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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록>
‘군 안부’ 련된 문제해결과 올바른 역사교육을 해 ‘ 안부’ 련 기록물들은 체계 으로 리될 필요가 있다. 재 국가기록

원에서는 국가지정기록물로 리되고 있는 ‘ 안부’ 련 기록물들은 일부에 해당하며 ‘ 안부’와 련하여 다양한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는 민간기 에서 일본군‘ 안부’ 련 기록물들을 다양하게 소장하고 있다. 민간기 의 수도 한 곳이 아닌 여러 곳이며, 

각 기 에 소장되어 있는 기록물들은 문서류뿐만 아니라 시청각 기록물류, 박물류로 다양한 유형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각 민간기 의 일본군‘ 안부’ 련 기록물들을 통합 으로 리하기 하여 통합 메타데이터 스키마 구축을 제안하 다. 먼  
일본군‘ 안부’ 련 기   단체와 기록물의 유형  특징을 조사하고 분석하 다. 한 여러 기 의 기록물들을 통합하여 
새로운 기 으로 분류하고, 기록물의 유형  특징을 참고하여 국가표 인 국가기록원의 기록 리 메타데이터 표 을 기반으로 
스키마를 제안하 다.

주제어: 일본군‘ 안부’, 통합 리, 메타데이터, 스키마, 다계층기술

<ABSTRACT>
Records and archives on military sexual slavery should be managed systematically due to its historical 

and educational values. Currently, the National Records Designation related to the military sexual slavery 
by Japan are managed in various related organizations including the National Archives of Korea. Some private 
institutions have diverse collections on the military sexual slavery by Japan. They have a collection of various 
types of records and archives. This study aims to build an integrated metadata schema for managing the 
records and archives on the military sexual slavery by Japan. To achieve this goal, this study examined the 
institutions and organizations related to the military sexual slavery by Japan, and analyzed the types and 
characteristics of their records and archives. Based on the results, a metadata schema was proposed for the 
records and archives of the “Military Sexual Slavery by Japan.”

Keywords: Military sexual slavery by Japan, integrated management, metadata, schema, multi-level 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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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연구배경  목

일본군‘ 안부’는 1931년 일본이 만주를 침략

하면서 군인들이 리하는 군 안소에 오랜 기

간 동안 구속되어 군인들의 성노 의 역할을 강

요당한 여성들을 말한다(동북아역사재단, 2015). 

이러한 잊을 수 없는 역사가 기록된 것이 일본군

‘ 안부’ 기록물이며, 체계 으로 보존하고 리

해야 하는 요한 역사 기록물이라 할 수 있다. 

일본군‘ 안부’ 기록물이 요한 이유는 첫째, 아

직까지 ‘ 안부’에 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

다. 재 일본에서는 ‘ 안부’의 존재 자체를 부

인하는 상황에서 그 존재를 증명할 수 있는 ‘

안부’ 련 기록물은 증거물의 역할을 한다. 특

히 국내의 ‘ 안부’ 련 기록물은 부분 피해

와 련한 기록물이 부분이며, ‘ 안부’ 피해

자들의 증언이 주축을 이루고 있다는 특징을 가

져서 증거성을 띤다고 볼 수 있다. 둘째, ‘ 안

부’ 련 기록물은 다양한 형태를 가지며, 재

까지 생산되고 있다. 국내에서 ‘ 안부’ 련 기

록물은 일제강 기 시 의 기록물(비 용)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의 증언  여러 활동을 통해서 

상, 그림, 뉴스, 사진 등 다양한 기록물( 용)

들로 꾸 히 생산되고 있다. 이러한 일본군‘

안부’ 련 피해자들의 활동으로 재까지 생산

되는 기록물들은 당시의 사회상을 알 수 있는 

가치를 가진다(곽 규, 2015). 한 일본군‘

안부’ 기록물은 국가기록원뿐만 아니라 ‘ 안부’

와 련된 많은 민간기   공공기 에서 리

를 하고 있다. 그런데 부분의 기 들이 ‘ 안

부’와 련된 역사기록물과 기 의 활동을 통

해 생산되는 기록물들을 홈페이지에 등록하고 

있지만 그것은 일부에 해당하고, 기록물의 분류 

 목록화 작업을 하고 있지만, 메타데이터 등

을 사용해서 기록물을 체계 으로 리하지는 

않는다. 일본군‘ 안부’의 기록물은 요한 역

사기록물이기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 여러 기

의 ‘ 안부’ 련 기록물들을 통합 으로 

리할 필요가 있고, 각 기   단체들 간의 정보 

공유와 기록물의 활용의 용이함을 해 단일한 

기록 리 포맷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록물의 다양성을 잘 설명하고 용과 비 용 

기록물 그리고 공공기   민간기  모두에 통

용될 수 있는 일본군‘ 안부’ 련 기록물만의 

특징을 나타내는 새로운 통합 메타데이터 스키

마를 제안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일본군‘ 안부’ 련 표 기 들 

 몇 곳을 선정하여, 소장된 기록물의 유형  

특징을 분석하고, 이것을 기반으로 기록물에 

한 통합 메타데이터 스키마를 개발하고자 한다. 

그리고 새로운 메타데이터 스키마를 통해 기

의 상호 력과 정보 공유, 체계 인 기록물 

리를 이루는데 목 이 있다. 통합 메타데이터 스

키마 구축은 일본군‘ 안부’ 련 기록물의 체

계 인 리와 보존, 력  지원의 토 를 마

련할 수 있다.

 

1.2 연구방법

본 연구는 일본군‘ 안부’ 련 기록물의 다

양성을 기술할 수 있고, ‘ 안부’ 련 기록물들

을 다루는 기 들이 서로 력하고 기록물들을 

공유하여 통합 으로 리할 수 있도록 통합 메

타데이터 스키마를 개발하는 것에 목 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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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해 첫째, 국내 소재의 일본군‘ 안부’ 

련 기 들의 홈페이지를 조사하 다. 특히 ‘한

국정신 문제 책 의회’의 홈페이지에서 련 

단체들을 분류해 놓은 것을 참고하여 각 기 들

의 특징들을 고려한 후, ‘ 련 기 ’, ‘연  기 ’, 

‘정부 기 ’으로 분류하고, 련 기 들  일본

군‘ 안부’를 심으로 문제해결과 다양한 활동

들을 하고, 련 기록물을 지속 으로 생산하고 

리하는 표 인 기 들을 선출하여, 국내의 

일본군‘ 안부’ 련 기 의 황을 악하 다. 

둘째, ‘ 안부’ 련 기록물들의 유형  특징을 

분석하기 해서, 먼  설문조사를 통해 기 의 

안부 련 기록물의 보유 황, 안부 련 

기 들 간의 력  공유 황, 메타데이터 사

용 여부, 메타데이터를 사용하고 있다면 어떤 

메타데이터 표 을 따르고 있는지 악하 다. 

설문지가 이루어지지 않은 기 의 경우에는 직

 방문하여 기록물의 황을 확인하 다. 정부 

기 의 경우는 정보공개청구 방법으로 기록물의 

황을 악하 다. 셋째, 구체 인 기록물과 유

형의 악은 ‘ 안부’ 련 자료 목록집과 정부

의 ‘ 안부’ 련 간행물을 통해 분석하 다. 그

리고 각 기 의 기록물들을 통합하여 새로운 기

으로 분류하고 기록물의 특징을 도출하 다. 

넷째, ‘ 안부’ 련 기록물에는 시청각 기록물, 

박물 등 다양한 기록물이 포함되는데, 이 게 다

양한 유형의 기록물을 리하는 특수 유형 리 

황을 분석하여, 기록물을 리하기 해서 어

떻게 메타데이터들을 용하고 있는지 분석하

다. 마지막으로 통합된 ‘ 안부’ 련 기록물

들을 새로운 기 으로 분류하여 정리한 것을 바

탕으로 다계층기술 규칙에 따라 기록물 계층을 

구성하고, 기록물의 유형  특징과 사례분석을 

토 로 기록생애주기 체에 걸쳐 용할 수 있

는 국가기록원의 메타데이터 표 과 특수 유형 

기록물 련 메타데이터를 참조하여 통합 메타

데이터 스키마를 개발하 다. 

1.3 선행연구

본 연구는 일본군‘ 안부’의 의미와 기록물의 

가치 그리고 통합 메타데이터 스키마 개발에 

한 선행연구를 진행하 다. 먼  일본군‘ 안

부’에 한 연구로 윤미향(2015)은 시여성폭

력의 희생자들은 무력분쟁 속에서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고, 이에 한 문제해결과 처벌이 잘 

안 이루어져  다시 상처를 입는다고 한다. 많

은 여성폭력  하나인 일본군‘ 안부’ 문제도 

재까지 문제해결이 안 되고 있다. 일본군‘

안부’는 일제 강 기의 시 상황 속에서 여성

폭력의 피해를 받은 여성들을 말하며, 가해국 

집단에서 은폐하고 부정하는 존재이다. 하지만 

문제를 해결하기 해 한국정신 문제 책 의

회라는 조직을 형성하여, 재 일본군‘ 안부’의 

문제해결과  세계의 쟁과 여성 인권 문제와 

연 하여 국제사회의 여론으로 두되게 하

다. 다시는 이러한 피해를 만들지 않기 해 평

화 바람,  세계의 민 들의 연 로 쟁의 발

발을 막아야 한다고 한다. 박혜령(2009)은 나눔

의 집의 일본군 안부 역사  피해자들의 증언

활동이나, 집회, 시, 회 등에서 발생한 기록

들이 부분이라고 언 하 다. 이는 피해자들

의 존재 증거뿐만 아니라 역사기록으로서 일본

군 안부 피해자들의 활동사항을 알 수 있는 

요한 역할을 지닌다고 하 다. 따라서 나눔의 

집 일본군‘ 안부’ 역사 에서 생산되는 기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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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체계 인 리의 필요성이 있다. 이상의 

안부와 련된 두 논문을 통해 일본국 ‘ 안부’

의 의미와 기록물의 가치를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메타데이터에 한 연구는 일반기

록물의 메타데이터와 특수유형 기록물의 메타

데이터 연구로 나  수 있다. 먼  일반기록물

의 메타데이터 연구로 김수정과 김용(2013)은 

재 사용되는 메타데이터 포맷은 다양한 매체

를 기반으로 생산되는 자 기록물들을 효과

으로 기술하지 못하는 문제 을 가지고 있다고 

언 하 으며, 이용자에게 무형문화유산 디지

털 콘텐츠를 편의성 있는 근을 제공하고자 

FRBR기반의 메타데이터 포맷을 제안하 다. 

윤은하 외(2014)는 개별 으로 생산, 리하고 

있는 축제기록물을 통합 으로 리하기 해 

메타데이터와 축제기록물에 한 문헌조사와, 

해외 기록 리 메타데이터 표 을 분석하고 축

제기록물의 다양한 특성을 반 한 메타데이터 

스키마를 제안하 다. 조 양과 장보성(2012)

은 통령기록물의 연구, 활용, 서비스를 해

서는 다양한 통령기록물의 유형과 포맷에 

한 통합메타데이터 설계  운 이 필요하며, 

상이한 메타데이터 구조를 가지고 있는 통령

기록 과 민간 통령도서 , 기념 의 메타데

이터 표 화가 요구된다고 하 으며 국내 메타

데이터 통합 운 을 해 통합 메타데이터 설계 

원칙과 메타데이터 속성  계를 제안하 다. 

문수(2013)는 국내 소규모 민간 아카이 의 

컬 션 기술정보를 공유하고 통합 이용하기 

한 기  작업으로 기술정보 공유방안을 제안하

다. 이를 해 국내 수집형 민간 아카이 의 

소장물에 한 기술 황을 조사하 다. 다음 

특수유형 기록물의 메타데이터 연구로 이호신

(2012)은 구술기록의 기록물로서의 특성을 고

려하여 그 맥락과 출처를 온 히 보존하면서 연

구기 들이 서비스하는 다른 자료들과의 효과

인 통합 정보서비스가 가능한 메타데이터의 

구조와 요소를 탐색하 다. 이를 해 국립 술

자료원이 수행하고 있는 술사구술채록사업의 

결과물의 기술을 한 메타데이터 요소를 산출

한 결과, FRBR 개념을 반 한 구술기록 메타

데이터 요소를 제안하 다. Baca(2003)는 술

과 건축에 한 서술 인 메타데이터 스키마의 

개요를 보여주며, 여기에는 술 작업, 객체 ID, 

VRA Core의 범주 서술에 한 것을 포함한다. 

한 이러한 메타데이터 스키마를 채우는데 필

요한 술  건축의 시소러스, ICONCLASS 

등과 같은 통제된 어휘와 분류 시스템에 을 

맞추고, 지역의 권한 있는 일과 시소러스에 

최종 사용자의 근을 향상시키면서, 다양한 정

보 자원에 한 통합된 액세스를 제공하는 방법

으로 메타데이터 매핑과 크로스워크를 설명하

고 있다. 

이와 같이 메타데이터 련 논문들을 분석하

여 기록물의 다양성을 포 할 수 있는 메타데이

터 스키마 개발의 방법과 여러 기  간 정보 공유

와 다양한 기록물의 체계 인 리를 해 메타

데이터 요소 기술이 요하다는 것을 살펴보았다. 

2. 일본군‘ 안부’

2.1 일본군‘ 안부’ 련 단체  기

국내에는 일본군‘ 안부’ 련 기록물들을 생산

하고 리하는 기   단체들이 있다. <표 1>은 



 일본군‘ 안부’ 련 기록물의 통합 리를 한 메타데이터 스키마 개발에 한 연구  103

 련 기 연  기 정부 기

한국정신 문제 책 의회 국제엠테스티 한국지부 국가기록원

나눔의 집 다시함께센터 교육인 자원부

한국정신 연구소 독도수호 국가인권 원회

정신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몽당연필 동북아역사재단

일본군‘ 안부’할머니와 함께하는 

마,창,진 시민모임
민족문제연구소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일본군‘ 안부’할머니와 함께하는 

통 거제 시민모임
아시아평화와 역사교육연

여성가족부

(일본군 안부피해자e역사 )

역사문제연구소 외교통상부

인권과 평화를 한 국제민주연
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  국외

강제동원희생자등 지원 원회

역사문제연구소

일제강 하 강제동원 진상규명 시민연

국역사교사모임

지구 동포연

태평양 쟁피해자보상추진 의회

평화박물

한국성폭력상담소-iCOOP

UN인권정책센터

민주사회를 한 변호사 모임

우리역사 바로알기 시민연

평화시민연

한일역사문제연구소

한일문제연구원

일제강 하강제동원피해자유족회

아시아평화와 역사교육연

구여성회

일제강 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 등에 

한 특별법제정추진 원회

바른 역사를 한 정의연

국사편찬 원회

한국역사연구회

한국 계사학회

<표 1> 일본군‘ 안부’ 련 기  유형

‘한국정신 문제 책 의회’의 홈페이지에서 

련 단체들을 분류해 놓은 것을 참고하여 각 단

체  기 들의 활동  특성에 따라 세 집단으

로 나  것이다. 먼 , 일본군‘ 안부’의 진상 규

명  문제 해결, 련 피해자 지원  사활동, 

안부 련 연구 활동 등에 일정한 역할과 목

을 가지는 련 단체  기 들은 ‘ 련 기 ’

으로 구분하 고, 이러한 ‘ 련 기 ’을 지원하

고 일본군‘ 안부’와 련된 업무  활동을 하

며, 연  계에 놓여 있는 단체  기 들은 ‘연

 기 ’으로 구분하 다. 마지막으로 일본군‘

안부’와 련된 업무  지원 활동 등을 하는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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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기   정부 간 기구 들을 ‘정부 기 ’으로 

구분하 다. 이 게 ‘ 련 기 ’, ‘연  기 ’, ‘정

부 기 ’에 따라 나 어진 각 소속 기 들은 역

할과 특징들이 서로 상이하다. 

<표 1>의 ‘ 련기 ’은 주 활동과 목 이 일

본군‘ 안부’의 진상 규명  문제 해결과 일본

군‘ 안부’ 피해자 지원  사활동 등을 하는 

단체  기 이다. ‘ 안부’와 련된 활동을 주

목 으로 하기 때문에, 다른 기 들과 달리 일

본군‘ 안부’ 련 기록물이 가장 많이 생산되

고, 기록물의 유형도 다양하다. 다음으로 ‘정부 

기 ’  국가기록원은 기록물들을 보존하고 체

계 으로 리해주는 문 인 기 이다. 국가

기록원에서는 국가기 과 공공기 , 민간기

에서 ‘ 안부’ 련 기록물의 일부를 이  받거

나 기증 혹은 지정 기록물로 등록해서 리하고 

있다. 따라서 ‘ 련 기 ’과 ‘정부 기 ’의 국가

기록원을 심으로 일본군‘ 안부’ 련 기록물

의 유형  특징을 악하 다. 먼  ‘ 련 기 ’

에는 한국정신 문제 책 의회, 나눔의 집, 한

국정신 연구소, 정신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

민모임, 일본군‘ 안부’할머니와 함께하는 마,창,

진 시민모임, 일본군‘ 안부’할머니와 함께하는 

통 거제 시민모임이 있다. 첫째, 1990년에 설립

된 (사)한국정신 문제책 의회(이하 정 )

는 일본군‘ 안부’ 문제 진상 조사와 연구를 하

고 있으며, 일본군‘ 안부’ 련 교육과 생존자 

복지 지원 활동, ‘ 쟁과 여성인권센터’와 ‘ 쟁

과 여성인권박물 ’ 운  등 다양한 활동을 하

고 있다. 특히 일본군‘ 안부’ 문제 해결을 해

서 정기 수요시 를 진행하고, 정부에 생활안정

지원법(1993년)과 일본 범의 출입국 지법안

(1997년)을 통과시키는데 극 으로 참여하

다. 더불어 비엔나 세계인권 회(1993년)와 북

경 세계 여성 회(1995년) 등 국제연 활동으

로 일본군‘ 안부’ 문제를 결의문에 포함시키는 

등의 활동을 통해 일본군‘ 안부’ 문제 해결에 

극 으로 나서고 있다. 둘째, 나눔의 집은 한

불교조계종  사회 각계의 도움으로 마련된 일

본군‘ 안부’할머니들의 삶의 터 이다. 1992년

에 건립된 나눔의 집에서 일본군‘ 안부’할머니

들은 그림 수업을 통해 그린 그림들로 일본군의 

만행에 한 진상을 알리는 활동을 해 나아가고 

있으며, 역사 을 세워 ‘ 안부’에 한 올바른 

역사 을 바로 세움과 동시에 [한국정신 문제

책 의회]가 주 하는 수요시 를 함께하여 

일본군‘ 안부’에 한 진상규명과 역사 바로 

알리기에 힘쓰고 있다. 셋째, 한국정신 연구소

는 1990년 7월, 일본군‘ 안부’ 문제의 올바른 

해결을 한 진상 조사와 연구를 목 으로 설립

이 되었다. 재까지 알려진 국내외 피해자들의 

증언을 상세하게 채록하여 증언집으로 출간하

고, ‘ 안부’ 련 자료를 조사  발굴, 수집 등

의 활동을 하며, 특히 1994년부터 ‘ 안부’ 피해

자의 해외실태 조사로 인해 귀향하지 못한 피해

자들의 존재들을 알렸다. 그  국 내 거주하

는 생존 할머니들에게는 생활지원  귀국을 추

진하는 등의 지속 인 활동을 15년간 해오고 있

다. 넷째, 정신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일본군‘ 안부’할머니와 함께하는 마,창,진 시민

모임, 일본군‘ 안부’할머니와 함께하는 통 거

제 시민모임은 각각 1997년 12월, 2007년, 2002년 

창립되어 복지  사활동과 일본군‘ 안부’ 문

제의 진상규명, 국가배상, 공식사죄, 교육  건

립, 올바른 역사교육의 실시 등을 일본정부에 

구하는 활동을 하며, 일본군‘ 안부' 문제 해결



 일본군‘ 안부’ 련 기록물의 통합 리를 한 메타데이터 스키마 개발에 한 연구  105

에 있어 한국 정부에 해서도 책임을 요구하는 

활동을 해 나가고 있다. 마지막으로 ‘정부 기 ’

인 국가기록원은 국가의 주요기록물을 수집하

고 체계 인 보존과 리를 하는 기 이다. 국

내외에 소장되어 있는 국가의 요 기록물들을 

수집하여 리하며, 국민들에 정보 제공을 하는 

서비스 체계를 갖추고 있어서 이용자들이 다양

한 형태의 기록물의 정보를 다양한 형태로 제공

받을 수 있게 한다. 한 기록 리의 요성을 

알리면서 기록문화를 확산시키기 해 활동을 

하며, 효율 인 기록 리를 해 련 정책과 

제도 운   지원 등을 한다. 

2.2 기록물 유형  특징

일본군‘ 안부’ 련 기록물을 주로 생산하고 

수집하는 기   단체는 <표 1>에서의 ‘ 련 기

’과 같이 일본군‘ 안부’ 문제해결과 피해자 

지원에 주 활동과 목 이 있는 기 들이다. 따

라서 ‘ 련 기 ’의 기록물들은 모두 ‘ 안부’ 

련 기록물이라 할 수 있지만 ‘연  기 ’과 ‘정부 

기 ’에서는 여러 업무  활동들 에 하나로 

‘ 안부’를 다루기 때문에, 기록물 생산  ‘ 련 

기 ’에 비해 다. 본 연구에서는 ‘ 안부’를 

심으로 다루고 련 기록물들을 생산  리

하는 ‘ 련 기 ’과 ‘정부 기 ’  요 ‘ 안부’ 

련 기록물들이 등록되고 리되고 있는 국가

기록원을 심으로 기록물의 유형  특징들을 

악하 다. 먼  ‘ 련 기 ’에서는 한국정신

문제 책 의회(이하 정 ), 나눔의 집, 한국

정신 연구소에서 기록물의 수집 활동과 생산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다. 정 과 나눔의 집

의 일본군‘ 안부’ 련 기록물 유형은 문서류, 

시청각 기록물류, 박물류 모든 유형을 포함하여 

소장하고 있지만, 한국정신 연구소는 다른 기

과 달리 박물류와 사진을 소장하지 않고, 문

서류, 시청각 기록물류( 상, 녹취록, 사진)만

을 소장하고 있다. 세 기  모두 기록물의 원본 

외에도 사본 형태로 기록물을 소장하고 있으며 

기록물의 유형별로 분류하여 리하는데, 기록

물  요한 기록물의 일부는 국가기록원에 지

정 기록물로 등록하여 리를 하거나,  기  

내에서 자체 으로 리하고 있다. 피해자의 녹

음기록과 상기록 등은 보존을 해 디지털화 

하고 있지만, 그 외의 기록물들은 단지 소장형

태로 가지고 있거나 이용자들에게 홍보  교육 

등의 목 을 해 비치를 해 두고 있다. 일본군

‘ 안부’ 련 기록물들만 보았을 때, 기록물들

의 유형이 다양하고 특징들이 다르지만, 기 의 

으로 보았을 때, 리  보유하고 있는 기

록물들이 기 마다 조 씩 상이할 뿐 그 유형은 

크게 다르지 않다. 국가기록원에서는 ‘정부 기

’에서 생산한 ‘ 안부’ 련 행정기록들과 일

제강 기 시 의 ‘ 안부’ 련 기록, ‘ 련 기 ’

에서 등록한 여러 ‘ 안부’ 련 기록들을 리

하고 있다. 기록물의 유형은 크게 문서류, 시청

각 기록물류 등이 있으며, 구체 으로 일반 문

서류, 정부 간행물, 녹음․동 상류, 사진․필

름류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의 ‘ 안부’ 

련 기록물은 ‘ 련 기 ’의 일반 행정기록을 

제외하고, 기 의 내외 활동과 증언 기록, 피

해자 련 기록, 시  기록 등 ‘ 안부’와 직

인 련을 가진 기록들이며, 더불어 국가기록원

에서 리하고 있는 ‘ 안부’ 련 기록들도 포

함하여 기록물들의 유형  특징을 악하 다. 

<표 2>는 기 별 ‘ 안부’ 련 기록물의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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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물 유형 정 나눔의 집 한국정신 연구소 국가기록원

문서류

∙증언집/자료집/연속 간행물

∙단행본/학술집/연구논문

∙소식지(쉼터소식, 생존자 소식, 

정  특별 신문 등)

∙신문, 인터넷 신문

∙성명서/보고서/결의문/ 결문

/자필 증언서/사설 등

∙자료집/연속 간행물

∙단행본/연구논문/

학술집

∙보고서

∙신문, 인터넷 신문

∙자료집/연속 간행물

∙정신  연구소 소식지

∙단행본/연구논문/

학술집/보고서

∙신문, 인터넷 신문

∙행정기록

∙자료집

∙정부간행물

∙단행본

∙국무회의록

형식

- 인쇄매체 자료(사본을 포함한 공

문서, 일반문서, 단행본 등)

- 자기록(hwp, pdf, txt 등)

- 인쇄매체 자료(사본을 

포함한 공문서, 일반문

서, 단행본 등)

- 자기록(txt, hwp 등)

- 인쇄매체 자료(일반 

문서, 단행본 등)

- 자문서(pdf, hwp, 

txt 등), 스크랩 북

- 인쇄매체 자료(일반 

문서, 공문서, 단행본 

등)

- 자기록(문서)

시청각 

기록물류

∙녹취록

∙ 상(증언, 행사 등 여러 활동 

련, 교육 자료)

∙할머니들의 심리치료 그림/사진

∙ 상(증언. 행사 등 

여러 활동 련)

∙할머니들의 심리치료 

그림/사진

∙편지

∙녹취록

∙ 상

∙사진

∙녹음/동 상

∙사진/필름

형식

- 녹취(카세트테이 , mp3 등)

- 상(비디오테이 , avi, wmv, 

swf)

- 그림/사진(물감 그림, jpg, gif, 

컬러/흑백 사진)

- 상(mp4, 비디오테이

, DVD, VHD, CD 등)

- 그림/사진(캔버스 그림, 

jpg, gif, 사본을 포함한 

컬러/흑백 사진)

- 녹취(카세트테이 , 

mp3, wma 등)

- 상(avi, mp4, 비디

오테이  등)

- 사진(jpg, 컬러 사진)

- 녹음/동 상(비디오

테이 , 자 일 포

함)

- 사진/필름( 자 일 

포함)

박물류

∙수요 시  련 박물

∙유품

∙정  물품

∙일제강 기 당시 박물

∙ 넬

∙일제강 기 당시 박물

∙유품

∙ 화, 조각, 석고상 

∙ 넬

x x

형식

- 그림도구, 화기, 확성기, 마이

크, 랜카드, 나비피켓, 도장, 지

갑, 조끼, 군표 등 

- 사쿠(콘돔), 군모, 화폐, 

캔버스 그림 등
x x

<표 2> 기 별 ‘ 안부’ 련 기록물 유형  형태

 형태를 정리한 것이다. 그리고 각 기 들의 

기록물 유형  특징을 통합하여 정리한 것이 

<표 3>이다.

<표 2>는 기 별로 기록물의 유형을 분류하

고, 각 유형에 따라 매체에 담긴 실제 형태를 보

여 다. <표 3>은 <표 2>의 기 별 기록물의 유

형을 통합하여 [‘ 안부’ 피해 련 기록물]과 

[‘ 안부’ 문제해결 련 기록물] 주제로 나

고, 기록물의 물리  유형을 하  유형으로 두

어 상세히 구분하 다. 안부 련 기록물을 

‘피해 련 기록물’과 ‘문제해결 련 기록물’로 

나  기 은 안부 피해자에 한 기록들과 피

해자들을 지원하고 문제해결을 해 활동하는 

기 들의 기록들이 부분이기 때문이다. 안

부 피해 사실을 드러내는 증언기록, 그림, 병원

기록, 박물, 유품, 공문서, 안부 문제를 다룬 

문학작품 등이 모두 ‘ 안부 피해’가 담긴 기록

물들이고 이를 ‘피해 련 기록물’로 분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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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유형 종류 설명 시

‘ 안부’

피해 련 

기록물

문서류

단행본(문학작품, 증언집, 문헌 

자료집, 자료 목록집, 교과서 

등), 공문서, 병원 기록, 학술자

료, 보고서, 증언 기록, 신문 등

∙일본군‘ 안부’ 피해를 증거

∙다양한 기 에서 생산

∙여러 매체를 통해 생산 혹은 

자필 기록

∙다양한 기 에서 동일 문서를 

사본형태로 보

∙오디오 형태 기록물은 부분 

증언 기록이라 공개가 제한

∙역사  유물  시  반  특

성 지님

강제로 끌려간 조선인 군 안부들 

증언집, 의료진단서(인쇄물), 증

언 진술(hwp), ‘ 안부’ 모집 고, 

인신매매 련 신문기사 등

시청각 

기록물류

증언록  증언 상, 심리치료 

작품(그림), ‘ 안부’ 련 사진

증언 상/녹취록(비디오/카세트

테이 , CD 등), 물감 그림, 흑백 

사진 등

박물류
안소 이용 당시 사용 용품, 군

부  물품, 피해자 유품 등

사쿠(콘돔), 군표, 안권, 안소 

출입증, 그림도구, 안경, 묵주, 증명

사진, 성당 미사보 등

‘ 안부’ 

문제해결 

련 

기록물

문서류

결의안, 재 자료, 보고서, 소식지 

(쉼터 소식, 생존자 소식, 사무국 

편지 등)
∙‘ 안부’ 련 다양한 활동을 

사진  상 형태로 생산

∙기부․지원 홍보  고 자료

로 사용

∙문제해결 활동  피해자 일상 

기록은 장 실시간으로 기록

∙ 시회  교육 자료 등으로 

2차 활용

∙여러 매체를 통해 생산

수요시  성명서(hwp, pdf 등), 

정  소식지 등

시청각 

기록물류

‘ 안부’ 문제 해결을 한 활동

사진, 피해자 일상 사진 등, 피해

자 일상 기록 상, ‘ 안부’ 문제 

해결을 한 활동 상  ‘ 안

부’ 련 콘텐츠 상 등

자기록 형태의 상(avi, mp4, 

swf, wmv 등), 흑백/컬러 사진, 

웹 이미지(png, jpg, gif) 등

박물류
련 기   단체 사용  생산 

물품, 시  활동 용품 등

피해자 신고 수 시 사용한 화기, 

수요 시  조끼, 확성기, 랜카드, 

포스터, 나비 피켓 등 

<표 3> 일본군‘ 안부’ 련 기 의 기록물 유형  특징

다. 한 안부 련 기 들의 안부의 문제

해결 활동들에서 생산된 재 자료, 보고서, 시

용품 등과 피해자 지원을 한 활동들에서 생

산된 소식지, 피해자 일상 기록 등의 기록물들

은 ‘문제해결 련 기록물’로 분류하 다. 

먼  [‘ 안부’ 피해 련 기록물]에는 기록

물 유형에 따라 문서류, 시청각 기록물류, 박물

류로 나  수 있다. 문서류에는 일본군‘ 안부’ 

련 문학 작품, 증언집, 자료집 등의 단행본들

과 ‘ 안부’ 련 일제강 기 시 의 공문서, 피

해자들의 증언을 수록한 자필 기록 혹은 자문

서, 피해자들의 의료 진단서, ‘ 안부’를 주제로 

다룬 학술 자료, 식민지 시 의 ‘ 안부’ 모집 

고 혹은 련 소식을 담은 신문 기사 등을 포함

한다. 시청각 기록물류에는 피해자들의 ‘ 안부’ 

련 증언을 녹음한 녹취록과 녹화한 증언 

상, 피해자들의 심리치료를 진행하면서 만들어

진 작품, ‘ 안부’의 모습이 담긴 사진 등이 포

함되고, 마지막으로 박물류에는 일제강 기 시

의 안소에서 피해자들의 생활 물품, 안

소 이용 당시 사용된 물품, 군부 에서 보 된 

물품, 피해자들의 유품 등을 포함한다. 이러한 

피해 련 기록물들은 식민지 시  당시의 일

본군의 ‘ 안부’ 만행을 증거하며, 한 기 이 아

닌 여러 기 에서 생산되고 다양한 형태를 가

진다. 한 ‘ 안부’ 련 기 이 여러 기 인 

만큼 동일한 기록들을 공유하여 사본 형태로 

보 한다. 부분의 피해 련 기록들은 역사

이고 그 시 의 특성을 반 하며, 피해자들

의 증언기록이 심을 이룬다. 이러한 증언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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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민감한 내용을 담고 있어서 공개가 제한

이다. 다음으로 [‘ 안부’ 문제해결 련 기록

물]은 문제 해결을 한 재  활동과 시  활동, 

교육 활동 등을 통해 생산된 기록들이 주를 이

루며 피해 련 기록물과 같이 기록물의 유형

에 따라 문서류, 시청각 기록물류, 박물류로 나

뉜다. 먼  문서류에는 ‘ 안부’ 문제해결과 

련된 사법 재 에서 나온 결의안, 재 자료, 보

고서, 신문기사 등과 수요 시 와 련된 결의

안, 보고서, 소식지, 신문기사 등이 포함된다. 

시청각 기록물류에는 수요 시  활동, 피해자들

의 연설 활동, 해외 재  혹은 시  활동 등과 

련된 상/사진, 피해자 일상 기록 상/사진 

등, ‘ 안부’ 련 교육  다양한 콘텐츠 자료 

등을 포함한다. 마지막으로 박물류에는 ‘ 안부’ 

련 기   단체에서 사용하거나 활동을 해 

생산한 물품, 수요 시  활동 물품 등이 포함된

다. 이러한 ‘ 안부’ 문제해결 련 기록물들은 

‘ 안부’와 련된 다양한 활동들을 사진과 

상 매체를 통해 생산하며 피해자들의 일상을 기

록하는 것을 포함하여 장 실시간으로 기록한

다. 한 문제해결을 한 모   지원 활동  

홍보와 고 자료, 시회  교육 자료 등으로 

2차 활용을 하며, 피해 련 기록물과 같이 다양

한 기 에서 생산되고, 활용되며 여러 매체를 

통해 생산된다. 따라서 [‘ 안부’ 피해 련 기

록물]과 [‘ 안부’ 문제해결 련 기록물]의 특

성을 통합하여 분석하면 첫째, 국내의 일본군

‘ 안부’ 련 기록물은 부분 ‘ 안부’ 피해자

들에게서 나온 기록물들이 주를 이루고 이러한 

특징으로 일본군의 만행 사실을 입증할 수 있

는 증거 역할을 한다. 따라서 역사 으로 요

한 기록물로 구 으로 보존할 필요가 있으며, 

국민들에게 교육 목 으로 활용될 수 있고, 문

제해결을 한 다양한 활동에도 요한 참고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이러한 사실들로 ‘ 안

부’ 련 기록물들은 서로 유기 인 계를 가

진다고 볼 수 있다. 둘째, ‘ 안부’와 련된 기

들이 여러 곳이다. ‘ 안부’와 련하여 다양

한 기 들이 있지만 각 기 들은 기록물 리에 

있어서 서로 공유하거나 력하는 것이 드물다. 

기  자체 으로 리하는 방법에 따라 리하

고 있으며, ‘ 안부’ 련 기록의 정보가 필요해

도 모든 기   단체들에서 공유가 원활하게 이

지고 있지 않다. 한 각 기 이 일본군‘ 안

부’를 심으로 만들어진 기   단체들인 만큼 

동일한 내용의 기록물을 소장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원본을 소장하고 있는 

기 과 사본을 리하는 다른 기 으로 구분할 

수 있다. 따라서 기록물의 정보 악과 정보 공

유, 기  력을 해서 통합  메타데이터 

리가 필요하다. 셋째, ‘ 안부’ 련 기록물들은 

다양한 유형을 지닌다. 유형은 크게 문서류, 시

청각 기록물류, 박물류로 나  수 있으며, ‘ 안

부’ 련 기록물이 다양한 목 으로 활용되면서 

새로운 매체를 통해 2차 생산되기도 한다. 

    3. 특수 유형 기록물 리 
메타데이터 황 분석

3.1 국내 

국내 황 상인 416 기억 장소와 민주화

운동기념사업회 사료 은 일본군‘ 안부’ 기록

물처럼 매뉴스크립트의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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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기록물을 수집하고 리하는 사례에 속

해 선정하게 되었다. 416 기억 장소의 경우, ‘

안부’ 문제와 같이 문제해결을 해 재까지 

활동 인 곳이며, 시민 단체와 문 인력 네트

워크를 통해서 민간 아카이 를 하는 곳이기 때

문에 선정하게 되었고, 민주화기념사업회 사료

의 경우, ‘ 안부’ 련 기록물처럼 역사  사

료로서의 가치를 지니고, 수집과 기증으로 기록

물을 아카이 하며, 다양한 기록물의 체계 인 

리와 기록물의 오  서비스를 하는 모범 사례

로서 앞으로 ‘ 안부’ 기록물의 체계 인 리

에 도움을  수 있어 선정하게 되었다. 

3.1.1 416 기억 장소

416 기억 장소는 세월호 참사에 한 기억

을 기록화 활동을 하는 곳으로 안산시 시민기

록 원회, 세월호를 기억하는 시민네트워크, 서

울시 추모기록 자원 사단의 활동으로 시작된 

4․16 가족 의회 소속의 조직이다. 2014년 12월

부터 기억 장소의 업무가 시작되면서 기록물의 

기증과 시민들의 네트워크가 결성되었고, 2015년

에는 기록서고와 시  개 까지 이루어지게 

되었다. 한 기록물 리를 문으로 하는 자

원 사단은 수집과 기증을 통해 기록물들을 한 

곳에 모아두었다. 이 게 모아진 4․16 기록물

에는 박물, 종이문서, 시청각자료, 자자료 등

의 다양한 유형을 포함하고 있다. 한 416 기억

장소에서는 수집한 기록물에 ‘세월호 추모기

록 자원 사단’에서 제작한 정리 지침을 반 하

여 기록물을 리하며, 4․16기록물의 다양한 

유형을 설명하고, 장 치, 기록 계층, 기증  

수집 형태, 보존형태, 등록일자 등을 고려하여 

기록물을 기술하고 있다. 한 416 기억 장소 

웹사이트에서 기록물 시와 기술 정보를 볼 수 

있다. 4․16 기록물의 기술요소는 총 20개의 항

목으로 이루어져 있다. <표 4>는 416 기억 장

소의 기록물 등록정보에 한 요소이다.

등록사항

연번, 기록철명, 기증자, 컬 션, 보존상자명, 일상자명, 

생산시기, 기록유형, 서고/서가, 입수년도, 보존형태, 주제 

태그, 시기 태그, 장소 태그, 내용, 주기, 비고, 등록자명, 

등록일자, 첨부 일

<표 4> 등록정보 요소

3.1.2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사료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사료 은 민주화운동

을 기념하고 이 정신을 계승하기 한 사업을 

수행하는 공공기 으로 우리나라의 민주화 운

동과 련된 사료를 수집하고 정리하여 보존한

다. 한 기록물들은 문서류, 박물류, 사진필름

류, 음성 상류로 구분할 수 있다. 특히 사료

은 오  아카이 를 통해서 디지털 아카이 를 

지향하 고, 아키비스트의 활동과 아카이 가 

더욱 더 극 으로 참여하기를 바라고 있다. 

다양한 사료(기록물)들을 보유하면서 체계 인 

리를 이끌어나가는 이곳은 기록물 계층에 따

라 기록물들을 등록하고 활용하고 있다. 먼  사

료 의 사료 등록 업무는 민주화운동 사료를 

상으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내의 규정에 따

라 철  건의 색인정보를 추출하여 ‘사료 리

시스템’을 통해 입력하고 장하는 것이다. 이

러한 등록 업무에 상이 되는 기록들은 민주화

운동의 산물인 모든 기록물을 상으로 하며 등

록사항은 <표 5>와 같다. 

기록물의 등록여부는 평가를 통해 분류된 핵

심사료  일반사료 등 의 경우 <표 5>의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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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 등록사항

식별 역
등록번호, 표제, 생산자, 생산기간, 분량, 복본수량, 사료형태, 사료구분, 정리등 , 

사료참조코드

배경 역 수집번호, 수집일자, 기증자, 수집구분, 수집조건, 분량, 상세정보

내용과 구조 역 사료내용

열람  이용조건 공개여부, 언어와 문자, 주제어 

주기 역 해제

보존정보 보존상태, 구상자 번호, 보수정보, 업무주기

기술통제 역 등록자, 등록일

<표 5> 메타데이터 요소

요소들을 부 등록하지만 보존가치가 낮은 등

의 경우, 기본등록으로 식별 역의 [등록번

호, 표제, 생산자, 생산기간, 사료형태, 사료구분, 

정리등 , 사료참조코드], 배경 역의 [수집번

호, 수집일자, 기증자, 수집구분, 수집조건, 분량, 

상세정보], 열람  이용조건 역의 [공개여부, 

언어와 문자], 기술통제 역의 [등록자, 등록

일]만을 등록하도록 되어 있다(오  아카이  

사료 리지침, 2007).

3.2 국외

국외 사례는 일본군‘ 안부’ 기록물처럼 역사

으로 가치를 지니고 있으며 한 시 를 증거 하

는 기록물들을 리하고 있고, 피해자들의 개인 

기록, 사진, 동 상, 구술기록 등 다양한 기록물

을 생산, 수집, 리되고 있는 기 을 선정하

다. 특히 United States Holocaust Memorial 

Museum은 피해자들의 개인 기록 리  사후 

리와 보존이 두드러진 에서 선정하게 되었

고, The September 11 Digital Archive은 디지

털 아카이 의 표  로 재까지 활발히 생

산되고 있는 ‘ 안부’ 련 디지털 기록물 리

를 고려하여 선정하게 되었다. 

3.2.1 United States Holocaust Memorial 

Museum

유 인의 핍박의 역사를 담고 있는 홀로코스

트 기록은 유럽과 미국에 걸쳐 방 한 양을 가

지고 있다. 당시의 피해자들의 기록과 함께 

재에도 지속 으로 기록이 생산되고 있어 우리

나라의 ‘ 안부’ 기록과 비슷한 성향을 담고 있

다고 할 수 있다. 미국의 홀로코스트 박물 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홀로코스트 련 기록물들

을 보유하고 있는 기   하나로 박물  겸 아

카이  기능도 가지고 있다. 이 박물 은 술

작품, 단행본, 박물, 개인 인 자료, 비디오, 오

디오 테이 , 필름과 상, 사진, 녹음 기록 등 

다양한 기록들을 수집  보존하고 있다. 특히 

나치 시 에 다수의 학살 사건으로 희생된 사

람들의 정보를 각 사건을 단 로 하여 2명에서 

10명씩 건으로 만들어 문서화 시켜 보존하고 

있다. <표 6>은 홀로코스트 박물 에서 기록물 

등록 시 입력해야 하는 메타데이터 요소 사항

을 정리한 것이다. 

각 유형의 기록물마다 공통 으로 입력해야 

하는 요소는 Accession Number, Biography, 

Language, Record Type, Topical Term이며, 

총 5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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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름  
비디오류

오 젝트 녹음 기록 출 물 사진 문서 인 정보

Record Type
Language
Biography/His-
tory,
Title,
Collection Title,
Event Date,
Place,
Copyright,
Duration,
Links,
Description,
Notes,
Genre,
Color,
Image Quality,
Accession Info,
Keywords,
Director,
Producer,
Production, 
Date,
Source,
Original,
Format,
USHMM, 
Format,
Time Code,
Story,
Film ID,
Film Title,
Film Collection, 
Title,
Audio,
Acquisition, 
Notes,
Locale
Original Format
Credit

Record Type, 
Accession 
Number, 
Language,
Series Title, 
Artwork Title, 
Date, 
Geography, 
Brief Narrative, 
Provenance, 
Legal Status, 
Classification, 
Materials, 
Category, 
Object Type, 
Dimensions, 
Inscription, 
Materials, 
Topical Term, 
Uniform, 
Title, 
Conditions on 
Access, 
Conditions on 
Use, 
Contributor, 
Credit 
LinePhysical 
Description

Record Type, 
Accession 
Number, 
Language,
RG Number, 
Extent, 
Provenance, 
Legal Status, 
Classification, 
Personal Name, 
Topical Term, 
Conditions on 
Access, 
Conditions on 
Use, 
Credit Line

Record Type, 
Language,
Variant Title, 
Author/Creator
Other, 
Authors/Editors, 
Series, 
Published, 
Locale, 
Format, 
Physical, 
Description, 
Call Number, 
ISBN, 
Subjects, 
Notes,
Library Location

Record Type, 
Biography,
Photograph 
Number, 
Caption, 
Date, 
Locale,
Variant Locale, 
Event History, 
Photographer, 
Photo 
Designation, 
Keyword, 
Published, 
Source, 
Restriction, 
Photo Source, 
Artifact 
Photographer, 
Artifact 
Geography, 
Photo Credit

Record Type, 
Accession 
Number, 
Topical Term,
Biography, 
Extent, 
Scope and, 
Content, 
System of 
Arrangement, 
Provenance, 
Legal Status, 
Geographic 
Name, 
Personal Name, 
Conditions on 
Access, 
Document 
Creator, 
Credit Line, 
Funding Note, 
Finding Aid, 
Part of

Record Type,
Language,
Other Title,
Subject,
Description,
List Type,
List Organized 
By,
Event Date,
Document Date,
Sex,
Persecution 
Status,
Number of 
Persons 
(Exact),
Number of Pages 
(Exact),
Legibility,
Document 
Format,
Typed 
Document
Reel,
Keyword,
List Source Title,
Part of,
HSV ID,

<표 6> 홀로코스트 메타데이터 요소 

3.2.2 The September 11 Digital Archive

미국에서 발생한 ‘9․11테러사건’을 주제로 

“The September 11 Digital Archive”는 2001년 

9월 11일 사건 여 에 한 이력을 수집, 보존, 

시하기 해 자  매체를 이용하여 온라인 

웹사이트를 개설하 다. 9․11테러와 련된 아

카이 는 15만 건이 넘는 디지털 기록으로 구성

되어 있고, 그  4만여 건의 이메일, 다른 자  

통신기록을 포함하고 있으며, 한 4만여 건의 직

 작성한 기록(first-hand story)과 1만5천 건 

이상의 디지털 이미지를 포함하고 있다. 9․11 

디지털 아카이 의 가장 큰 특징은 기록 리

와 시 서비스를 한 웹 응용 로그램으로 

‘OMEKA’를 사용한 이다. ‘OMEKA’는 디

지털 컬 션을 온라인에서 시할 수 있는 오

 소스(Open Source) 기반의 콘텐츠 리 시

스템이다. OMEKA를 기반으로 구축된 The 

September 11 Digital Archive의 컬 션은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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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 으로 각 범주에 해 ‘Title’, ‘Description’, 

‘Collection Tree’의 메타데이터 요소를 기술하고 

있다. 컬 션의 경우 [“September 11 Bearing 

Witness to History” Exhibition], [10th Anni- 

versary], [Art], [Audio], [Digital Media 

Projects], [First Responders], [Library of 

Congress Collections], [Online User Contributions 

to September 11 Digital Archive Project], 

[Photography] 등 13가지 컬 션으로 이루

어진다. 9․11 디지털 아카이 의 컬 션에 

사용된 메타데이터 요소를 정리하면 <표 7>과 

같다.

상 요소 구분 반복 하 요소 구분 반복 최하 요소 구분

Collections
  Title*
  Description
  Collection Tree

필수
선택
필수

없음
없음
없음 Title*

Description*
Items*

필수
필수
필수

없음
없음
없음 Title

Description*
Date
Contributor
Rights
Question
Referred to by
Source
Media Type
Original Name
Created by Author
Described by Author
Data Entered
VTMBH Article: Edition
VTMBH Article: Article Order
VTMBH Article: Title
VTMBH Article: Author
VTMBH Article: Publication
VTMBH Article: Original 
Language
VTMBH Article: Translator
VTMBH Article: Section
VTMBH Article: Blurb
VTMBH Article: Keywords
VTMBH Article: Body
VTMBH Article: Line Breaks
VTMBH Article: Date
VTMBH Article: Thumb
VTMBH Article: Article File
VTMBH Article: Hit Count
LC Story: Story
LC Story: Memory
LC Story: Affects
September 11 Email: Body
September 11 Email: Date
September 11 Email: Subject
NMAH Card: Card Version
NMAH Card: Image Available*
Collection*
Citation*
Output Formats*

선택
필수
선택
해당
해당
해당
해당
선택
선택
선택
선택
선택
선택
해당
해당
해당
해당
해당
해당
해당
해당
해당
해당
해당
해당
해당
해당
해당
해당
해당
해당
해당
해당
해당
해당
해당
해당
필수
필수
필수
필수

<표 7> The September 11 Digital Archive의 컬 션 메타데이터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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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메타데이터 스키마 비교 분석

일본군 안부 련 기록물은 다양한 유형의 

기록물들을 포함하고 있으며, 그 에서도 시청

각 기록물과 박물이 포함되는 특수 유형의 기록

물들이 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어서 기록물의 

특징들이 메타데이터 요소에 잘 드러나야 한다. 

따라서 특수 유형기록물들을 포함하는 사례와 

‘ 안부’처럼 주제 기록이면서 특수 유형의 기

록물을 포함하는 사례를 분석하여 안부 기록

물의 메타데이터 요소를 도출하는 데 무엇이 필

요하고, 보충되어야 하는지 메타데이터 스키마 

개발에 반 하고자 한다. 한 각 황들의 메

타데이터 요소들을 비교 분석하여, 본 연구의 

일본군 안부 기록물 메타데이터에 필요한 요

소들을 추출하고자 한다. <표 8>은 416 기억

장소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사료 , United 

States Holocaust Memorial Museum, The 

September 11 Digital Archive의 필수 항목을 

비교한 것이다.

<표 8>과 같이 필수 메타데이터 항목들은 기

록물의 식별 역, 배경 역, 내용과 구조, 열람

과 이용조건들에 한 것이다. 식별 역은 식

별자, 날짜, 치/장소, 연번, 참조코드 등 기록

을 식별할 수 있고 등록  확인에 필요한 정보

를 말한다. 안부 기록물을 식별하기 한 요

416 기억 장소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사료

United States Holocaust 

Memorial Museum

The September 11 

Digital Archive

연번* 등록번호* Title* Collections Title*

기록철명* 표제* Date*  Collection Tree Title

기증자 생산자 Accession Number*
Collection Tree 

Description

컬 션 생산기간  Biography Collection Tree Items

보존상자명 사료형태* Language Items Description

일상자명 사료구분 Record Type* Items Collection

생산시기 정리등 Topical Term Items Citation

기록유형* 사료참조코드 Items Output Formats*

서고/서가 수집번호

입수년도 수집일자

보존형태 기증자

주제 태그 수집구분

시기 태그 수집조건

장소 태그 분량

내용 상세정보

주기 공개여부

비고 언어와 문자

등록자명 등록자

등록일자* 등록일*

첨부 일

<표 8> 메타데이터 필수 항목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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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로 사용할 수 있으며, 기록물이 소장되어 있

는 기   장소, 기록물의 등록 번호 등에 한 

정보를 제공해 다. 배경 역은 기록물의 생산

배경이나 기록을 생산한 업무 련 정보 등을 

알 수 있는 정보이며, 생산자명, 생산이력, 생산

시기, 입수년도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는 안

부 기록물의 생산일자, 입수년도, 생산자명 등

에 한 정보를 제공해 다. 한 안부 기록

의 진본과 사본에 한 정보를 제공해  수 있

는 요소를 추가하고자 한다. 내용과 구조 역

은 기록물의 내용을 설명해주며, 기록물의 물리

․논리 인 구조를 보여주는 정보, 보존과 

리 통제를 한 정보 등을 알 수 있는 요소들을 

포함한다. 이는 기록물명(제목), 주제, 기록물 

유형, 기록물 계층, 보존 이력, 기술 등을 포함한

다. 그리고 안부 기록물의 특수 유형의 기록

물을 설명해  수 있는 요한 역이며, 안

부 기록물명, 기록물에 한 설명, 기록물의 물

리  유형 등에 한 정보를 제공해 다. 하지

만 각 황의 메타데이터 요소들을 살펴보았을 

때, ‘기록물 유형’, ‘기술단 의 규모와 매체’, ‘크

기’ 등 특수유형의 기록물을 설명하기에는 단

순한 요소들이다. 따라서 여기에 특수 유형 기

록물의 메타데이터 표 인 ‘VRA Core 4.0’과 

‘CDWA’를 참조하여 안부 기록물의 특수 유

형을 구체 으로 설명해  수 있는 요소를 추가

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열람  이용조건 

역은 기록물의 이용에 한 정보를 설명해주는 

것이며, 열람조건, 권한, 물리  특성과 기술  

요구사항, 검색도구 등이 해당된다. 이는 안

부 련 기 의 내부 이용자들의 업무와 안부 

문제에 한 연구 등에 기록물을 활용할 때, 기

록물의 이용 권한과 검색 도구, 이용자에 한 

정보 등을 제공해 다. 안부 기록물  증언 

기록과 같은 경우는 비공개 기록물이며, 유품과 

작품에 한 것은 작권이 포함되기 때문에 기

록물의 공개에 한 요소와 작권에 한 요소

를 추가하여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각 황의 메타데이터 필수 항목들에서도 ‘ * ’

은 각 기 의 메타데이터 요소  공통된 요소

이다. 각 황 모두에는 유형  형태 요소가 포

함되어 있으며, 416 기억 장소와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 사료 에서는 기증자명이 공통 으

로 포함되어 있다. 기록물의 식별 역과 배경

역도 요하지만 기록물의 내용  구조에 한 

역은 각 사례의 메타데이터 황에서도 공통

으로 기술하는 요한 역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일본군‘ 안부’ 련 기록물 메타데이터 

요소에 내용  구조 역은 필수로 지정할 필

요가 있다. 

  4. 안부 기록물 메타데이터 
스키마 개발

4.1 고려사항

일본군‘ 안부’ 련 기록물은 다양한 기 에

서 생산되고 리되며, 유형 한 다양하다. ‘

안부’라는 같은 주제를 다루는 기 들은 서로 

동일한 내용을 포함하는 기록물을 소장하고 

리하며, 이 경우에 원본과 사본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리고 일본군‘ 안부’ 문제해결을 해 

각 기 들은 정보 공유  력할 필요가 있다. 

이를 해 ‘ 안부’ 련 기 에서는 통합 으

로 기록물들을 리해야 하며, ‘ 안부’ 기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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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특징을 고려하고 체계 으로 리하기 해

서 새로운 통합 메타데이터 요소를 개발할 필요

가 있다. 

따라서 일본군‘ 안부’ 련 기록물의 특징을 

반 한 새로운 통합 메타데이터 스키마를 개발

하기 해 고려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

째, ISAD(G)의 다계층기술을 참조하여 기록물 

계층을 새로 구성하 다. ‘ 안부’와 련된 각 

기 들의 기록물들을 통합하여 새로운 기 으

로 분류했기 때문에 새로운 기록물 군(Group)

이 형성되어서 각 기 에서의 분류 기 을 용

시키기가 어렵다. 따라서 각 ‘ 안부’ 련 기

의 활동 성격과 기록물의 주제를 고려하여 [‘

안부’ 피해 련 기록물]과 [‘ 안부’ 문제해결 

련 기록물]을 기 으로 분류하고 새로운 메

타데이터 스키마에 용한다. 둘째, ‘ 안부’ 

련 기록물의 증거  특징을 고려하여 메타데이

터 요소를 도출해야 한다. 국내의 일본군‘ 안

부’ 련 기록물들은 피해자들을 심으로 이

루어져 있기 때문에, 가장 요한 기록물은 증

언과 련된 기록물이라 볼 수 있다. 한 증언 

기록은 식민지 시 의 일본군의 만행을 증빙하

는 요한 기록이기 때문에 증거  특징을 나타

낼 수 있도록 메타데이터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기록물의 내용이 요하며, 다수의 증언 

기록을 구분할 수 있도록 기록물의 기술 주제와 

기록물 생산 장소 등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안부 기록물에서 증언 기록이 요한 

만큼 기록물의 내용은 민감하고 사 인 정보들

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기록물의 공개

는 제한 이고, 작권 한 갖게 되므로 안

부 기록물의 이용에 있어서 이를 고려할 수 있

는 기록물의 비공개에 한 정보와 이용권한, 

작권자에 한 정보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한

다. 넷째, 기록물의 출처가 다양하고, 서로 다른 

기 에서 사본을 포함한 동일한 내용의 기록을 

소장  리한다는 특징을 고려해야 한다. 

를 들어 A기 에서 안부 련 기록의 진본

을 소장하고 리하고 있지만, B기  한 일

본군 안부 련 기 이기 때문에, 기 의 업

무와 활동의 필요조건을 동일한 기록물을 넬

과 사진 등 사본으로 리하고 있는 경우가 있

다. 이처럼 동일한 기록물들을 소장  리하

고 있는 기 들이 여러 곳이다. 동일한 주제를 

다루기 때문에 다양한 기 들이 서로 력하고 

통합 으로 리할 수 있도록 생산자에 한 

정보와 동일한 내용의 기록을 소장하고 있는 

기 의 정보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다섯째, 

다양한 유형을 가지는 ‘ 안부’ 기록물의 특징

을 고려해야 한다. ‘ 안부’ 련 기록물은 문서

류뿐만 아니라 시청각 기록물, 박물의 다양한 

유형을 포함하기 때문에 이러한 특징을 고려하

여 기록물의 유형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내

용  증거인 증언 기록의 경우 녹취록과 상

이 주를 이루는데, 매체의 특징을 설명할 수 있

는 구체 인 요소가 필요하며, 물  증거이기

도 한 피해자들의 유품과 안소에서 사용된 

박물 등은 물리  특성에 한 정보를 제공해

 수 있는 요소가 필요하다. 이를 해 특정 

분야의 기록물을 기술할 수 있는 국가기록원의 

기록 리 메타데이터 표 과 함께 시청각기록

물․박물․유물․ 술작품에 특화된 ‘VRA 

Core 4.0’과 ‘CDWA’를 참조하여 다양한 기록

물의 유형을 모두 포함하고, 일본군‘ 안부’ 

련 기록물의 특징을 잘 설명해  수 있는 메타

데이터 요소명을 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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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안부기록물 기술을 한 통합 

메타데이터 스키마

일본군‘ 안부’ 련 기록물 통합 메타데이터

는 ‘ 안부’ 련 기록물들을 소장하고 리하

고 있는 모든 기 들이 통합 으로 리하여 정

보 공유에 보다 더 용이하고, 체계 으로 리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효과 인 방법이다. 따

라서 일본군‘ 안부’ 련 기록물들의 특징을 반

한 새로운 메타데이터 스키마를 해 여러 기

의 기록물들을 통합하여 분류한 표를 기반으

로 먼  기록물 계층을 구성하 다. 여러 기 의 

기록물을 통합함으로 새로운 기록물 군(Group)

이 형성되었기 때문에, 각 기 에서의 분류 기

을 용시킬 수 없어서 ISAD(G)의 다계층

기술을 참조하여 그 규칙에 따라 기록물 계층을 

새로 구성하 다. 이는 메타데이터 요소 제안 

시에 상 계층에서 한 정보만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하고, 하 수 의 기록물을 상 계층과 

연결시킬 수 있도록 하며, 상 계층에서 공통

인 정보를 주어 복된 정보를 피하도록 하 다. 

<그림 1>은 일본군‘ 안부’ 련 기록물 계층 구

조를 구성한 것이다.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록물의 포

인 계층으로 [일본군‘ 안부’]를 ‘군’으로 설

정하고, 기록물 주제에 따라 [‘ 안부’ 피해], 

[‘ 안부’ 문제해결]로 나 어 ‘시리즈’로 구성

하 다. 한 그 ‘하  시리즈’로 기록물의 유형

에 따라 [문서 기록물], [시청각 기록물], [박

물]로 계층을 나 었다. 

한 새로운 메타데이터 스키마를 해서 기

록물의 다양한 유형의 부분을 기술할 수 있

고, 용, 용, 비 용 기록물 모두에 용할 

수 있는 국가기록원의 기록 리 메타데이터 표

(NAK/S 8:2012(v2.0))을 기반으로 메타데

이터 스키마를 고안하 다. 이는 메타데이터 

황 분석을 통해 필수 요소를 구성하 으며, 일

본군‘ 안부’ 련 기록물의 특징을 반 하 다. 

시청각 기록물과 박물을 설명해주기에 부족한 

은 ‘VRA Core 4.0’과 ‘CDWA’의 요소를 참

조하여 일본군‘ 안부’ 련 특수 기록물을 잘 

설명할 수 있도록 반 하 다. <표 9>는 ‘VRA 

Core 4.0’과 ‘CDWA’에서 참조한 요소이다.

‘VRA Core 4.0’은 시각  자료의 해당 정보

에 한 메타데이터 표 으로, 시각  자료에 

해 풍부하게 기술할 수 있기 때문에 ‘ 안부’ 

련 그림 혹은 사진 기록물 기술에 합하고, 

‘CDWA’는 술 작품  련 기 의 술 정

<그림 1> 일본군‘ 안부’ 련 기록물 계층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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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VRA Core 4.0 CDWA

요소
∙material (type)

∙measurements (type, unit)

∙Measurements

∙Materials/Techniques

∙Copyright/Restrictions

<표 9> 특수유형 메타데이터 표  참조

보, 문화유산 자료, 박물의 기술함에 있어 

한 메타데이터 표 으로 ‘ 안부’ 련 박물과 

다양한 술 작품의 기술에 합하기 때문에 

두 표 을 각각 선정하 다. 시각  자료를 구

체 으로 설명해주는 특히 사진, 디지털 이미

지 일 등 이미지 자료와 그림 등에 특화된 

‘VRA Core 4.0’에서는 자료의 유형과 외부 측

정 단 (크기, 규모, 모양, 치수 등)를 자세히 설

명해주기 때문에 이와 련된 요소를 참조하

고, ‘VRA Core 4.0’보다 박물에 해 더 구체

으로 설명해  수 있고 박물  객체 기술에 특

화된 ‘CDWA’에서는 측정단 와 재료  속성, 

기록물 간의 계, 작권, 이용제한에 한 정

보를 잘 설명해주기 때문에 이에 련된 요소를 

참조하 다. 따라서 ｢NAK/S 8:2012(v2.0)｣

를 기반으로 일본군‘ 안부’ 련 기록물만의 

특징과 황분석 결과 그리고 ‘VRA Core 4.0’, 

‘CDWA’의 일부를 반 한 것이 <표 10>이다.

특수유형 기록물의 메타데이터 황분석을 통

해 공통되는 필수요소들이 속하는 역을 반

하여 식별 역, 배경 역, 내용과 구조 역, 이

용에 한 역을 나 었다. 여기에 ｢NAK/S 

8:2012(v2.0)｣의 필수요소인 보존에 한 역

을 추가하여 각 역에 필수요소들을 상 요소

로 지정하 다. 내용과 구조 역에는 여러 기

의 기록물들을 통합하여 새로운 기 으로 분

류한 것을 반 하여 안부 기록물의 유형과 주

제를 설명해주는 기록계층 요소를 도출하 다. 

한 ‘VRA Core 4.0’과 ‘CDWA’를 참조하여 

안부 기록물의 시청각 기록물과 박물의 물리

 구조를 보다 구체 으로 설명해주기 해 크

기 요소에 반 하고, 보존 역에 장매체에 

한 정보를 제공해주는 요소를 추가하 다. 기

록물 유형 요소에는 진본과 사본의 유형에 한 

정보를 모두 제공할 수 있게 요소를 도출하 다. 

한 안부 기록물의 특징인 증언 기록에 한 

설명을 해서 기록물의 생산 장소/국가에 

한 요소와 이용 역에 이용이력과 권한 요소

를 세부 으로 제시하 다. 한 권한 요소에 

‘CDWA’에서 참조한 작권 요소를 추가하여 

기록물의 이용제한에 한 정보를 설명하고자 

하며, 보존 역과 등록  리 역에는 안

부 기록물의 원본과 사본의 보존장소와 소장 

치를 설명해주는 요소를 추가하 다.

‘ 안부’ 련 기록물 메타데이터 요소는 총 

20개의 상  요소와 그에 따른 세부 인 하 요

소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선정한 상

요소에는 ‘필수요소’가 17개, ‘해당요소’가 3개

로 구성되어 있다. 필수요소는 ‘ 안부’ 련 기

록물을 반드시 기술해야 하는 요소로, 기록물 

식별을 한 요소와 기록물의 생산 배경이나 업

무 련 정보를 알 수 있는 배경 요소, 기록물의 

내용과 구조를 알 수 있는 요소, 보존과 등록  

리 정보에 한 요소, 이용 련 요소가 있다. 

해당요소는 필수요소에서 세부 인 하 요소의 

해당되는 것을 기입하는 것과 상 요소에서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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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 상 요소 의무 반복 하 요소 의무

식별
기록물 번호(Record Number) 필수 -

기록식별자(Record Identifier) 필수 -

배경

생산자(Creator) 필수 -

기 명(Corporate Name) 필수

  정부기 (Government Agency) 해당

  공공기 (Public Office) 해당

  민간기 (Private Institution) 해당

개인명(Person Name) 필수

  본인(Self) 해당

  리인(Proctor) 해당

기 설명(Corporate Description) 선택

생산이력(Creation History) 필수 -

생산 유형(Creation Type) 필수

생산 국가(Creation Country) 필수

생산 장소(Creation Places) 선택

수정이력(Modification History) 해당

  수정유형(Modification Type) 필수

  수정행 자(Modification Agent) 해당

  수정일시(Modification Date/Time) 필수

생산일시(Date/Time Created) 필수 -

계(Relation) 필수 - 계설명(Relation Description) 선택

내용 

 

구조

기록물명(Title) 필수 -
제목(Main Title) 필수

  기타제목(Alternative Title) 해당

기록계층(Aggregation Level) 필수 -

일본군‘ 안부’(Military Sexual Slavery by Japan) 필수

  주제(Subject) 필수

  기록물 유형(Record Type) 필수

기술(Description) 필수 반복
기술 유형(Description Type) 필수

기술 내용(Description Text) 선택

주제(Subject) 필수 - 주제명(Subject Words) 필수

유형(Type) 필수 -

기록 유형(Record Type) 필수

  문서류(Paper/Electronic Record) 해당

  시청각 기록물류(Video/Audio/film/Image) 해당

  박물류(Museum) 해당

사본 유형(Type of copy) 해당

언어(Language) 해당 -

크기(Extent) 필수 반복

측정(Measurement) 필수

  용량(Size) 필수

  단 (Unit) 필수

  수량(Quantity) 필수

  시간(Time) 필수

  색상(Color) 선택

  재료(Material) 선택

보존

보존이력

(Preservation History)
필수 -

보존기간(Retention Period) 필수

보존기간 책정사유(Reason of Retention Period) 선택

보존장소(Location) 필수

  원본(Original Record) 필수

  사본(Copy) 해당

보존처리 유형(Preservation Action Type) 해당

보존처리일시(Preservation Action Date) 필수

보존행 자(Preservation Action Agent) 해당

  기 명(Corporate Name) 필수

  개인명(Person Name) 필수

장매체(Medium) 해당 -

<표 10> 일본군‘ 안부’ 련 기록물 통합 메타데이터 스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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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되는 부분에만 기술해주는 요소이다. 이 요소

는 다양한 환경에서 생산되어 서로 다른 유형을 

가진 기록물들을 더 체계 인 리가 이루어지

도록 도와주는 요소이다. 마지막으로 선택요소

는 단순히 기술하기에 어렵거나 기록물의 부가

인 설명을 해 기술하는 요소로 필수, 해당

요소보다 기술표 이 자유롭고 기록물 특징의 

표 이 용이하도록 도와주는 요소이다.

4.2.1 식별 역

기록물 번호는 기록물을 식별하기 한 것으

로 기록의 수량과 리의 편의를 도모하는 요소

이다. 기록식별자 요소는 기록물을 개별 으로 

구별하기 해 부여된 고유한 식별 요소로 기록 

리에 있어서 구별하여 용할 수 있도록 도와

주는 요소이며, 두 요소 모두 필수 이다.

4.2.2 배경 역

생산자 요소는 일본군‘ 안부’ 련 기록물을 

직  생산한 기 이나 개인을 설명하는 요소이

다. 한 직  생산하지 않고, 다른 연  계에 

놓여있는 단체  기 이 기록물 생산에 함께 

참여하여 생산하는 경우에도 기술되어지는 요

소이다. 하 요소로 기 명, 개인명, 기 설명

이 있다. 기 명과 개인명은 기록물 생산 상

자를 설명하는 데 요한 요소이므로 필수로 

기입해야 하며, 개인명의 경우 일본군‘ 안부’ 

기록물  ‘ 안부’의 실상을 드러내는 특징상 

피해자 본인이 직  증언한 경우가 있고, 피해

자와 련된 사람이 증언하는 경우가 있다. 따

역 상 요소 의무 반복 하 요소 의무

등록 

 

리

리이력

(Management History)
필수 반복

리 유형(Event Type) 필수

리 설명(Event Description) 선택

리일시(Event Date Time) 필수

리행 자(Event Agent) 필수

  기 명(Corporate Name) 필수

  개인명(Person Name) 필수

소장처(Location) 필수

  원본(Original Record) 필수

  사본(Copy) 해당

등록(Registration) 필수 - 등록 일시(Registration dates) 필수

분류(Classification) 필수 - 분류체계 유형(Classification Type) 필수

이용

이용이력(Use History) 해당 반복

이용유형(Use Type) 필수

이용일시(Use Date Time) 필수

이용자(Use Agent) 필수

  기 명(Corporate Name) 해당

  개인명(Person Name) 해당

  직 (직 )명(Position Name) 선택

권한(Rights) 필수 -

작권 (Copyright) 해당

  작권자(Copyright Holder Name) 필수

근범 (Internal Aces Scope) 해당

공개(External Aces) 필수

  공개구분(External Aces Control) 필수

  비공개 사유(External Aces Reason) 해당

  공개제한 부분(Limited Contents) 해당

공개 정일자(External Aces Due)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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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서 이를 구분해주기 해 본인, 리인으로 

나 어 해당 시 기술할 수 있도록 구성하 다. 

기 설명은 를 들어 기록물 생산 기 이 폐

지되는 경우가 있어 선택 으로 추가설명을 할 

수 있도록 지정하 으며, 다른 연  계에 놓

여있는 단체  기 이 기록물 생산에 함께 참

여하여 생산하는 경우도 이 요소에서 설명할 

수 있다. 생산이력 요소는 기록물 생산되는 과

정에서 획득할 수 있는 정보로 일본군‘ 안부’ 

련 기록물의 진본성을 보장할 수 있다. 하

요소의 생산유형은 ‘ 안부’ 련 기록물이 기

 자체 내에서 생산이 되었는지, 외부에서 수

집해온 기록인지를 구별해주는 요소이며 필수

이다. 생산 국가는 일본군‘ 안부’ 련 기록

물들이 국내뿐만 아니라 일본, 국 등 국외에

서도 생산되고, 수집되기 때문에 이를 설명해

주는 요소이며 필수 이다. 생산 장소 요소는 

기록물의 생산 시 장소를 설명해주는 요소로 

장소에 해 특이 이 있을 시, 기술할 수 있도

록 선택요소로 구성하 다. 수정이력요소 한 

해당하는 경우에만 용한다. 생산 일시는 기

록물의 생산 날짜를 기술하는 것이며 필수 이

고, 계 요소는 기록물의 수직 ․수평  

계를 기술해 주는 요소로, ‘ 안부’ 련 기록물

의 상  계층과의 계, 원본과 사본과의 계 

등을 표 해주어 동일 기록의 리와 복을 피

할 수 있도록 도와 다. 따라서 계 유형을 필

수 으로 기술해야 하며 그에 한 설명은 선택

으로 자유롭게 기입할 수 있도록 한다.

4.2.3 내용  구조 역

기록물명 요소는 기록물에 부여된 고유의 이

름을 기술해주는 요소로 일본군 ‘ 안부’ 련 

기록물들을 서로 구별하고 식별할 수 있도록 해

주는 필수 인 요소이다. 하 요소로 기록물의 

제목과 기타제목을 포함하며, 제목은 주제목이

고 기타제목은 부제목이 있다면 기입할 수 있

도록 선정하 다. 기록계층 요소는 여러 기

의 일본군‘ 안부’ 련 기록물들을 통합하여 

기록물의 유형  특징을 분석한 결과를 반

하 다. [일본군‘ 안부’]에서 기록물 내용의 주

제에 따른 [‘ 안부’ 피해 련 기록물]과 [‘

안부’ 문제해결 련 기록물], 기록물 유형에 따

라 나  계층을 하 요소로 나  수 있다. 계층 

요소는 모두 필수 인 요소이다. 기술 요소는 

기록물의 내용  목  등에 한 것을 설명하

는 요소로 하 요소로 필수 요소이며, 기술 유

형과 기술 내용이 있다. 기술 유형은 기술 내용

의 간단한 정보를 내포하는 정보 유형으로 필

수 이고, 기술 내용은 기록물의 내용  목  

등을 선택 으로 자유롭게 기입할 수 있다. 주

제 요소는 기록물의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하는 

주제어 기입 요소로 필수이며, 를 들어 ‘ 안

부’ 피해자의 증언 진술에 한 내용이라면 

‘◌◌의 증언’과 같이 간단하게 기술해주는 요

소이다. 하 요소에는 주제명이 있다. 주제명은 

상 요소를 조  더 구체 으로 설명해주고, 

내용을 한 단어로 정의할 수 있는 간단한 정보

를 말한다. 유형 요소는 기록물의 형태 인 유

형을 설명하는 요소로 기록물의 리에 있어 

유형에 따라 구별하여 용할 수 있는 필수

인 요소이다. 하 요소에 문서류, 시청각 기록

물류, 박물류가 있다. 일본군‘ 안부’ 련 기록

물은 부분 문서류, 시청각 기록물류, 박물류

로 나  수 있다. 하 요소는 각 해당되는 유형

에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사본유형은 기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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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다 사본이 있을 수 있는데, 원본과 사본의 유

형이 서로 다른 경우를 비하여, 동일 유형이 

아닌 이상 해당 시에 기입할 수 있다. 언어 요소

는 기록물 내용의 언어 정보를 기술하는 요소

로 ‘ 안부’ 련 기록은 국내외에도 국외에서 

생산  수집이 되기 때문에 다양한 언어로 된 

기록들이 존재 한다. 따라서 기록물의 이용의 

편의를 해 외국어 해당 시 용한다. 크기 요

소는 기록물의 물리 인 측정 단 를 설명해주

는 것으로, ‘VRA core4.0’과 ‘CDWA’의 요소 

일부를 참조하여 도출하 다. 하 요소로 용량, 

단 , 수량, 시간, 색상으로 구성하 다. 용량은 

상 요소의 유형 요소 구분에 따라 물리 인 

용량과 논리 인 용량을 기입할 수 있으며, 그

에 따른 단 를 설명하고 기록의 수량과 시청

각 기록물의 재생시간을 기입할 수 있도록 시

간을 넣고, 그림이나 사진과 같이 이미지 기록

은 색상을 표 할 있도록 하 다. 한 박물의 

경우 모양도 설명할 수 있도록 선정하 다. 색

상 요소를 제외한 나머지 요소들은 모두 필수

이며, 색상은 선택하여 기술할 수 있다.

4.2.4 보존 역

보존이력 요소는 보존기간과 보존장소, 보존

처리 과정에 한 정보를 통합한 것이다. 따라

서 최종 인 보존에 한 정보만을 표 해주는 

요소로 보존기간은 ‘ 안부’ 련 기록물을 최

종 으로 보존해야 하는 기간을 표 해주며 필

수로 용하고, 기간 책정사유는 선택 으로 

자유롭게 기술한다. 보존장소도 기록물의 최종

인 치를 설명해주는 요한 요소로 필수로 

용하며, 특히 ‘ 안부’ 기록물의 경우 동일 기

록물이 각기 다른 기 에서 리된다는 특징을 

고려하여 원본과 사본의 장소를 기술할 수 있도

록 하 다. 원본은 필수이며, 사본은 해당 요소

이다. 보존처리에 한 사항들은 보존처리 일시

와 보존행 자 정보를 필수로 기술한다. 장매

체 요소는 ‘ 안부’ 련 기록물이 장되는 물

리 인 매체로써, 매체에 한 정보를 표 한

다. ‘ 안부’ 련 기록물의 경우 다양한 유형의 

기록물이 있기 때문에 자기록물 외에도 용

하도록 한다.

4.2.5 등록  리 역

리이력 요소는 ‘ 안부’ 련 기록물의 생

애주기에 해 표 해주는 요소로 생산부터 보

존까지의  리과정을 의미한다. ‘ 안부’ 

련 기록물은 역사와 련된 기록물이기에 폐기

되는 경우가 거의 없다. 리이력을 통해서 기

록물의 진본성과 신뢰성, 무결성과 이용가능성

을 확보할 수 있다. 기록물의  상태를 알려주

는 리 유형과 리 일시, 리행 자는 필수

로 용하며, 이 요소들로 기록물의 책임을 보

장할 수 있다. 부가 인 설명은 선택요소로, 소

장처는 동일 기록 리 기 을 설명하기 한 

요소로 필수 이다. 등록 요소는 ‘ 안부’ 련 

기록물의 생산과 종료, 등록과 시행의 시 을 

뜻하며, 하 요소로 등록일시 요소가 있다. 기

록물의 시간  정보는 증거의 요인으로 활용될 

수 있는 요한 요소로 필수 이다. 분류 요소

는 기록물을 체계 으로 리하기 해 필요한 

요소로, 각 ‘ 안부’ 련 기 들의 통합 분류 

체계를 만들어 기록물 간의 계를 표 하고 

내 인 질서를 부여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분류계층은 필수 으로 기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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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6 이용 역

이용이력 요소는 일본군‘ 안부’ 련 기록물

을 이용하는 것에 한 정보 표 으로 이용에 

한 정보를 남기고, 불법 으로 이용되어지는 

것을 막아 기록물의 무결성을 보장하도록 하는 

요소이다. 특히 일본군‘ 안부’ 련 기 들에서

는 내부 외에도 역사  등을 설립하여 외부 이

용자들이 기록물에 근 가능하도록 하고, 기록

물과 작권자를 보호하기 해, 이용 규정을 

정하기도 한다. 이용이력의 경우, 이용자들에게 

이용되는 기록물의 해당 시 이용유형과 이용일

시, 이용자 정보를 필수 으로 기입하도록 한다. 

권한 요소는 일본군‘ 안부’ 련 기록물의 공

개여부와 이용  근에 한 요소로 피해자

들의 증언과 같은 기록과 개인 정보 등이 포함

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고려하기 해 필

수로 용하여야 한다. 기록물의 공개는 내부

와 외부에 따라 공개 범 가 다를 수 있으며 

근 범 와 비공개에 한 것은 해당될 때 기입

해주어야 하며, 공개 구분으로 근의 권한을 

알 수 있기 때문에 필수 으로 되어야 한다. 

한 공개 정 일자를 필수로 하여 이용자들이 

근할 수 있도록 확실히 하며, 개인 정보가 들

어간 기록들은 작권 여부를 정확히 할 필요

가 있기 때문에 이에 해당 될 시 작권자 정보

를 필수로 기술해야 한다. 

4.3 메타데이터 용 시

<표 11>은 일본군‘ 안부’ 련 기록물 통합 

메타데이터 스키마에 실제 기록물을 용한 

시이다. 먼  식별 역의 기록물 번호와 기록식

별자는 임의로 용하 다. 배경 역의 생산자 

요소에 생산 기 의 기 명을 ‘한국정신 연구

소’를 용하 고, 개인명은 ‘배삼엽’이라 기술

하 다. 생산이력에는 생산 유형에 ‘한국정신

연구소 내부 생산’이라 기술하고, 생산 국가는 

‘한국’, 수정이력의 유형은 ‘디지털화’, 수정일자

는 ‘2015년 2월 2일’이라 용하 다. 기록물의 

생산일시는 ‘1998년 10월 13일(종료일시와 동

일)’이라 기술하 고, 기록물의 상 계층과의 

계는 하  시리즈의 ‘건’으로 용하 다. 

다음으로 내용  구조 역에서는 기록물명

에 ‘일본군 안부 배삼엽 녹취록’을, 기록계층 

요소에는 [‘ 안부’ 피해] 시리즈, [시청각 기록

물류]인 하  시리즈를 각각 기술하 다. 기술 

요소에는 유형으로 ‘ 안부 피해 증언 녹취록’

이라 기입하 고, 주제 요소의 주제명에는 ‘

안부 피해 증언’을 용하 다. 유형 요소에는 

시청각 기록물류에 ‘녹음테이 ’를, 사본 유형에

는 ‘wav 일(골드 웨이 )’을 용하 다. 언

어 요소는 ‘한국어’이며 일부에 ‘ 국어’와 ‘일

본어’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기술하 고, 마

지막으로 크기 요소에는 디지털 사본의 용량인 

‘504,427KB’를, 녹음테이 의 단 로 가로  

세로 크기인 ‘7/11cm’를 기술하 고, 수량은 각

각 ‘원본 1개, 사본 1개’, 시간은 ‘49분’이라 

용하 다.

다음 보존 역에서는 보존이력으로 보존기

간이 ‘ 구보존’이며, 원본의 보존장소는 ‘캐비

닛- 국 2, 상자’, 사본은 ‘캐비닛’이라 기술하

고, ‘디지털화’로 보존처리했으며, 처리 일시

는 ‘2015년 2월 2일’이라 용하 다. 기록물의 

장매체는 디지털 자료라 ‘외장하드와 CD’에 

장한다. 등록  리 역에서는 리이력으

로 리 일시에 ‘2016년 1월’이라 용하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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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 상 요소 하 요소 시

식별

기록물 번호

(Record Number)
15

기록식별자

(Record Identifier)
19981013

배경

생산자(Creator)

기 명(Corporate Name)

  정부기 (Government Agency)

  공공기 (Public Office)

  민간기 (Private Institution) 한국정신 연구소

개인명(Person Name)

  본인(Self)

  리인(Proctor)

배삼엽

기 설명(Corporate Description) X

생산이력(Creation History)

생산 유형(Creation Type) 기  내부 생산

생산 국가(Creation Country) 한국

생산 장소(Creation Places) X

수정이력(Modification History)

  수정유형(Modification Type)

  수정행 자(Modification Agent)

  수정일시(Modification Date/Time) 

디지털화

X

2015년 2월 2일

생산일시

(Date/Time Created)

1998년 10월 13일

(종료일시 동일)

계(Relation) 계설명(Relation Description) 하  시리즈-건

내용 

 

구조

기록물명(Title)
제목(Main Title)

  기타제목(Alternative Title)

일본군 안부 배삼엽 녹취록

X

기록계층

(Aggregation Level)

일본군‘ 안부’(Military Sexual Slavery by Japan)

  주제(Subject)

  기록물 유형(Record Type)

‘ 안부’ 피해

시청각기록물류

기술(Description)
기술 유형(Description Type) 안부 피해 증언 녹취록

기술 내용(Description Text) X

주제(Subject) 주제명(Subject Words) 안부 피해 증언

유형(Type)

기록 유형(Record Type)

  문서류(Paper/Electronic Record)

  시청각 기록물류(Video/Audio/film/Image)

  박물류(Museum)

X

녹음테이

X

사본 유형(Type of copy) wav 일(골드 웨이 )

언어(Language)
한국어

( 국어, 일본어 일부분 포함)

크기(Extent)

측정(Measurement)

  용량(Size)

  단 (Unit)

  수량(Quantity)

  시간(Time)

  색상(Color)

  재료(Material)

wav 일-504,427 KB

가로/세로(cm)-7/11(cm)

원본-1, 사본-1

49분

X

X

<표 11> 일본군‘ 안부’ 련 기록물 용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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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행 자는 기 명에 ‘한국정신 연구소’, 소

장처는 원본과 사본 모두 ‘한국정신 연구소’라 

기술하 다. 기록물의 등록 일시는 ‘2016년 1월 

12일’이다. 마지막으로 이용 역에서는 비공개

라 이용이력이 없고, 권한 요소에 작권자를 

‘한국정신 연구소’, 공개구분을 ‘비공개’로 

용하 다. 

5. 결 론

일본군‘ 안부’는 우리나라의 슬 고도 가슴 

아  역사의 한 부분이다. 재까지도 ‘ 안부’

에 한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고, ‘ 안부’와 

련하여 국가기 , 공공기 , 민간기 들은 문제 

해결을 한 활동과 다양한 사  지원활동

역 상 요소 하 요소 시

보존

보존이력

(Preservation History)

보존기간(Retention Period) 구보존

보존기간 책정사유(Reason of Retention Period) X

보존장소(Location)

  원본(Original Record)

  사본(Copy)

캐비닛- 국 2, 상자

캐비닛

보존처리 유형(Preservation Action Type) 디지털화

보존처리 일시(Preservation Action Date) 2015년 2월 2일

보존행 자(Preservation Action Agent)

  기 명(Corporate Name)

  개인명(Person Name)

X

X

X

장매체(Medium) 외장하드, CD

등록 

 

리

리이력

(Management History)

리 유형(Event Type) X

리 설명(Event Description) X

리 일시(Event Date Time) 2016년 1월

리행 자(Event Agent)

  기 명(Corporate Name)

  개인명(Person Name)

한국정신 연구소

소장처(Location)

  원본(Original Record)

  사본(Copy)

한국정신 연구소

한국정신 연구소

등록(Registration) 등록 일시(Registration dates) 2016년 1월 12일

분류(Classification) 분류체계 유형(Classification Type) X

이용

이용이력(Use History)

이용유형(Use Type) X

이용일시(Use Date Time) X

이용자(Use Agent)

  기 명(Corporate Name)

  개인명(Person Name)․

  직 (직 )명(Position Name)

X

X

X

X

권한(Rights)

작권(Copyright)

  작권자(Copyright Holder Name) 한국정신 연구소

근범 (Internal Aces Scope) X

공개(External Aces)

  공개구분(External Aces Control)

  비공개 사유(External Aces Reason)

  공개제한 부분(Limited Contents)

공개 정일자(External Aces Due)

비공개

X

X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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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계속 이어나가고 있다. 앞으로도 ‘ 안부’의 

문제해결과 올바른 역사교육을 해 ‘ 안부’ 

련 기록물들은 체계 으로 리 될 필요가 

있다. 재 국가기록원에 ‘ 안부’ 련 기록물

들이 지정 등록되어 리 이지만 국내에 있

는 모든 ‘ 안부’ 련 기록물이 아니라 일부에 

해당한다. 특히 ‘ 안부’와 련하여 다양한 활

동을 활발히 하고 있는 민간기 에는 일본군

‘ 안부’ 련 기록물들이 많이 있으며, 민간기

의 수 한 한 곳이 아닌 여러 곳이기 때문에, 

앞으로 일본군‘ 안부’ 련 기록물들의 보존과 

리를 해 통합 으로 등록하여 체계 으로 

리할 수 있어야 한다. 

일본군‘ 안부’ 문제해결과 련 활동을 주목

으로 설립된 ‘ 련 기 ’에는 한국정신 문제

책 의회, 나눔의 집, 정신  할머니와 함께하

는 시민모임․일본군‘ 안부’할머니와 함께하

는 마.창.진 시민모임․일본군‘ 안부’할머니와 

함께하는 통 거제 시민모임, 한국정신 연구

소가 있다. 이 외에도 ‘정부 기 ’ 에서 다수의 

‘ 안부’ 련 기록물을 소장하고 리하는 

표 인 기 으로 국가기록원이 있다. 각 기 에 

소장되어 있는 기록물들은 문서류뿐만 아니라 

시청각 기록물류, 박물류로 다양한 유형을 가지

고 있다. 따라서 여러 기 과 다양한 유형의 기

록물들을 통합하여 체계 으로 리하기 해 

통합 메타데이터를 구축하는 방법이 있다. 본 연

구에서는 일본군‘ 안부’ 련 기록물 통합 메타

데이터 스키마 구축을 해 먼  일본군‘ 안

부’ 련 기   단체와 기록물의 유형  특징

을 조사하고 분석하 다. 한 기록생애주기의 

범 한 통용과 통합 메타데이터 스키마 활용 

효과의 극 화를 해 국가표 인 국가기록원

의 기록 리 메타데이터 표 을 기반으로 스키

마를 구축하 다. 하지만 국가기록원의 표

은 ‘ 안부’ 련 기록물의 다양한 유형  특징

을 반 하기에는 부족하 다. 따라서 특수유형

의 메타데이터 표 인 ‘CDWA’와 ‘VRA Core 

4.0’의 메타데이터 요소 일부를 반 하여 새로

이 구축하 다. 통합 메타데이터 스키마 개발

로 기 할 수 있는 효과는 첫째, 일본군‘ 안부’ 

련 기록물들의 다양한 유형을 체계 으로 

리할 수 있다. 국가기록원에 지정 등록하여 

리되고 있는 요한 ‘ 안부’ 련 기록물 외에

도 재 민간기 에서 리 인 다양한 기록

물과 앞으로 생산될 기록물에 메타데이터 용

을 통해서 일본군‘ 안부’ 련 기록물의 보존 

 활용의 용이, 체계 인 리를 할 수 있다. 

둘째, 한 기 이 아닌 다양한 기 에서 일본군

‘ 안부’ 련 기록물을 통합 으로 리할 수 

있다. ‘ 안부’와 련된 기 은 서로 다른 활동 

목 과 특성을 가지고 있다. 한 생산되는 기

록물의 성격과 유형이 다르지만 메타데이터 구

축으로 상호운용성을 확보하여 각 기 끼리 필

요한 정보 공유와 다양한 기록물을 효과 으로 

리할 수 있도록 도와 다. 셋째, 일본군‘ 안

부’ 련 기록물은 역사의 일부에 속하는 기록

물이기 때문에 국가 차원의 여가 필요하다. 

따라서 국가기 인 국가기록원 혹은 정부기  

측에서 심을 가지고 지원하여 통합 메타데이

터 스키마 통용에 힘쓴다면 통합 인 리의 

효과가 증가할 수 있다. 한 본 연구의 통합 

메타데이터 스키마는 국가기록원의 메타데이

터 표 을 바탕으로 개발했기 때문에 정부기

과 공공기 , 민간기  모두에 통용될 수 있다

는 기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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