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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고에서는 전자기록 환경을 맞아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기록의 활

용성 강화를 위한 방안 모색을 위해, 교회기록콘텐츠를 사례로 레코드 

컨티뉴엄의 관점에서 그 의미를 재해석하고자 하였다. 지금까지의 학계 

논의 및 실제 구축사례들에서는 기록콘텐츠를 특정 세부 주제와 관련된 

일부 기록을 토 로 고도의 컴퓨터 기술력 및 예산을 투입해 제작한 디

지털 매체로 인식되고 있어, 기록콘텐츠의 보편화 내지 범사회적 확 에 

저해가 되고 있다. ‘콘텐츠’는 ‘내용물’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인류가 의사

소통 수단을 발명한 이래 지속적으로 존재해 왔다고 볼 때, 기록의 활용

성 강화 및 이를 통한 의미 확산을 위해서는 기록콘텐츠 역시 고도의 기

술력 및 예산이 투입되는 특정 주제기반의 디지털 매체란 인식을 탈피하

여, 우리 일상생활 주변에도 온오프라인 상에 다수 존재하고 있다는 인

식 전환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2장에서는 교회기록이 지닌 의미와 함께 

활용방향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기록이 생성되는 모태인 조직 및 기능에 

한 분석이 사전적으로 전제될 필요가 있다는 전제 하에, 교회기록콘텐

츠가 지닌 의미의 사전적 모색을 위해 교회의 조직·기능분석과 함께 교

회기록의 특성을 고찰하였다. 이어 3장에서는 교회의 조직·기능분석을 

통해 파악된 교회의 본원적 사명과 연관지어 레코드 컨티뉴엄의 각 차원

별 교회기록콘텐츠의 의미를 모색하고자 하였다. 1절은 레코드 컨티뉴엄

의 차원1과 차원2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교회의 활동 중에 생성되는 수

많은 흔적이 증거로서의 기록으로 획득하기 위한 기본적인 방안과 함께, 

조직 업무차원의 기록콘텐츠화 사례를 제시하였다. 레코드 컨티뉴엄의 

차원 3에 해당하는 2절에서는 교회의 본원적 사명과 관련하여 아카이브

를 활용해 시도한 기록콘텐츠의 사례를 고찰하였으며, 차원4에 해당하는 

3절에서는 교회기록콘텐츠의 의미가 범사회적으로 다원화되는 사례를 고

찰하고자 하였다. 결국 이를 통해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기록의 의미 

및 활용 가치를 발견하고 나아가 범사회적으로 확산시킬 수 있음을 제시

해 보고자 하였다. 

주제어 : 기록, 아카이브, 기록콘텐츠, 레코드 컨티뉴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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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reinterprets the meaning of the record contents from the 

viewpoint of the record continuum to find ways to enhance the 

usability of records that are emphasized by the electronic record 

environments. In general, in academic discussions and practical 

examples, record contents are recognized as digital media produced by 

putting a high level of computer technologies and a big budget based 

on some records related to specific subjects. To enhance the usability 

of, and spread the meaning through, records, it is necessary to shift the 

awareness in record contents. For this purpose in Chapter 2, to grasp 

the meanings of the church records as well as the utilization direction, 

it is necessary to analyze the organization and function. Therefore, the 

analysis of the organization and function of the church was examined. 

In Chapter 3, this study attempted to find the meaning of the contents 

of church records in each dimension of the record continuum in 

relation to the mission of the church, which was identified through the 

organization and function analysis of the church. In Section 3, which 

corresponds to Dimension 4, the meaning of church record contents is 

diversified in society. In the end, this study suggests that the meaning 

and use value of records can be found in everyday life and can then 

be spread to society as well.

Keywords : Record, Archive, Record Contents, Record Continuum

1. 머리말

최근의 전자기록 환경은 그동안 기록관리 영역을 주도해 온 패러다임을 

변모시키고 있다. 종이기록 시 에 고착화되어 온 기록관리 방식은 전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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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의 특성에 맞게 변모하였으며, 라이프사이클론을 비롯한 기존의 이론들 

역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며 수정되고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점

은 기록의 생성 연원이라 할 수 있는 사회 환경 및 조직의 운영방식이 변모

함에 따라 기록의 의미 및 기록관리의 역할 역시 변화를 요구받는다는 점

이다(Bearman 1994, 256-261; Delmas 2001, 295).

전자기록 환경을 맞아 새롭게 등장한 패러다임 중 하나는 기록의 활용

성 강화라 할 수 있다. 그동안 종이기록 시 를 표했던 소위 ‘신성한 증

거의 수호자’ 역할을 넘어, 조직 및 사회에 필요한 기록의 의미 및 기록관

리의 역할을 모색하자는 취지에서이다. 이를 위해 국내외 기록학회에서는 

검색열람 서비스의 강화, 아웃리치 및 홍보전략의 확 , 이용자 분석 강화 

및 고객 중심의 마케팅 전략 도입 등의 논의가 진행되어 왔다. 아울러 종

이기록 환경 하의 기록관리 패러다임을 극복하고 전자기록 환경을 모토로 

새롭게 정립된 이론체계인 레코드 컨티뉴엄에서도 기록이 지닌 다원적인 

의미 모색과 함께 최근의 기술력을 활용한 기록의 의미 확산 및 활용성 

극 화시킬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Upward & McKemmish 2006, 223; Flynn 

2001, 80-90).

현재 우리나라 기록학계에서도 기록의 활용성을 강화시킨다는 의도

에서 기록정보콘텐츠란 용어를 도입하여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김익한, 

설문원 2006; 심성보 2007; 전수진 2008). 아울러 국가기록원, 통령기

록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사료관 등 실제 기록관리기관에서도 소장 

기록물을 활용하여 실제 콘텐츠를 구축해 웹상으로 서비스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학계 논의 및 실제 사례들에서는 기록콘텐츠를 특정 

세부 주제와 관련된 일부 기록을 토 로 고도의 컴퓨터 기술력 및 일정 

수준의 예산을 투입해 제작한 디지털 매체로 인식되고 있어 기록콘텐츠

의 보편화 내지 범사회적 확 에 저해가 되고 있다. ‘콘텐츠’(Contents)

는 ‘내용물’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인류가 의사소통 수단을 발명한 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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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으로 존재해 왔다고 볼 때(김기덕 2003, 1), 기록콘텐츠를 통한 

기록의 의미 확산을 위해서는 기록콘텐츠 역시 고도의 기술력 및 예산

이 투입되는 특정 주제기반의 디지털 매체란 인식을 탈피하여, 우리 일

상생활 주변에도 온오프라인 상에 다수 존재하고 있다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이에 본고에서는 기록의 활용성 강화를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기 구축

된 교회기록콘텐츠 사례를 통해 레코드 컨티뉴엄의 관점에서 그 의미를 

재해석하고자 한다. 본고의 주목적은 고도의 컴퓨터 기술 및 예산 투입을 

통한 실제 기록콘텐츠 구축사례 제시가 아니다. 기록의 활용성 강화 및 

이를 통해 기록의 의미 확산을 의도한 레코드 컨티뉴엄 논리에 근거하여, 

기존에 구축되어 있는 교회기록콘텐츠 사례의 재해석이 주목적이다. 결국 

이를 통해 기록의 의미 및 활용 가치를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찾고, 기

록콘텐츠의 구축에 앞서 그 의미의 모색이 전제되어야 함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선 2장에서는 교회라는 조직체에서 기록콘텐츠가 지닌 의

미의 사전적 모색을 위해 교회의 조직·기능분석과 함께 교회기록의 특

성을 고찰하였다. 레코드 컨티뉴엄에서는 기록을 기존의 종이시 처럼 

생산자에 의해 부여된 단일 의미체로 파악하지 않고, 기록의 본질과 기

록관리 행위의 의미 그리고 사회적 역할의 방향성을 끊임없는 맥락의 변

동에 따른 변화의 연속체로 파악함을 염두에 둘 때, 교회기록이 지닌 의

미와 함께 활용방향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기록이 생성되는 모태인 조직 

및 기능에 한 분석이 사전적으로 전제될 필요가 있다. 교회의 조직·

기능 및 교회기록의 기록학적 특성 분석은 레코드 컨티뉴엄의 각 차원별 

기록관리상의 특성과 더불어 기록콘텐츠의 방향을 가늠해 줄 수 있기 때

문이다.

이어 3장에서는 교회의 조직·기능분석을 통해 파악된 교회의 본원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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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명과 연관지어 레코드 컨티뉴엄의 각 차원별 교회기록콘텐츠의 의미를 

모색하고자 하였다. 1절은 레코드 컨티뉴엄의 차원1과 차원2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교회의 활동 중에 생성되는 수많은 흔적(traces)이 증거로서의 

기록(records)으로 획득하기 위한 기본적인 방안과 함께, 조직 업무차원의 

기록콘텐츠화 사례를 제시하였다. 그리고 레코드 컨티뉴엄의 차원 3에 해

당하는 2절에서는 교회의 본원적 사명과 관련하여 아카이브를 활용해 시

도한 기록콘텐츠의 사례를 고찰하였으며, 차원4에 해당하는 3절에서는 교

회기록콘텐츠의 의미가 범사회적으로 다원화되는 사례를 고찰하고자 하

였다.

2. 생산기관 분석 및 생산기록의 기록학적 특성

최근 조직을 둘러싼 환경의 복잡화 및 다변화 경향과 함께 기록물이 생

산되는 맥락 역시 복잡화되고 있다. 이를 감안할 때 전통적인 관료제를 기

반으로 한 기록생산 메커니즘 하에 기록을 업무의 결과로 파악하는 시각을 

버리고, 조직 활동에 한 증거 및 사회적 기억을 포착하기 위해 기록이 생

성되는 모태인 조직 및 기능에 한 분석이 사전적으로 전제될 필요가 있

다. 이러한 분석 없이는 복잡해진 기록의 맥락 확보가 기본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기록물을 업무의 부산물인 결과로서가 

아닌 사회적으로 구조화되고 유지되는 실체로 파악해야 하며, 따라서 기록 

및 기록관리는 사회라는 거  환경 속에서 그 본원적 의미를 재발견해야 

할 필요성이 생겨났다(Trace 2002).

이러한 경향과 맞물려 레코드 컨티뉴엄에서는 기록을 기존의 종이시 처

럼 생산자에 의해 부여된 단일 의미체로 파악하지 않으며, 기록의 본질과 

기록관리 행위의 의미 그리고 사회적 역할의 방향성을 끊임없는 맥락의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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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에 따른 변화의 연속체에서 찾고 있다. 레코드 컨티뉴엄에서는 행위 결

과로서의 기록 그 자체를 관리하는 것이 목적이 아닌, 차원 및 축선을 달리

한 다방면의 활용을 기본적으로 추구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기록의 

관리에 앞서 기록이 생성된 모태에 한 분석이 전제되며, 이를 통한 다원

적인 맥락 파악 속에 기록을 고정시킴과 아울러 끊임없이 확 되는 맥락 

메타데이터 요소들과 연계시킴으로써 시공을 초월한 접근성 및 활용성을 

부여하게 된다(McKemmish 2001, 335-336, 349). 이에 아래에서는 기록의 

활용성 확 를 위한 교회기록콘텐츠의 의미 모색을 위해, 기록의 생성 모태

인 교회의 조직 및 기능에 한 분석과 함께 교회기록의 기록학적 특성을 

고찰하고자 한다.

개교회는 일반적으로 교회의 보편적 사명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종교

사업 수행과 더불어 교회 자체의 형상 유지를 위해 조직을 편제하게 된다. 

이러한 개교회의 조직은 사명을 근간으로 하는 기능 및 교회 내 직분을 

기반으로 위계화 된 구조를 형성한다. 아래의 그림에 제시된 바 로 개교

회는 당회를 거점으로 계층화되어 있다. 당회는 교회내의 최고 의결기구

로, 개교회에서 시무하는 목사·부목사 및 장로 2인 이상으로 구성된다. 

당회에서는 교회의 주요 사업 및 장·단기 교회운영 방향, 연간 예산 등을 

심의·결정하며, 교회내의 제직 임명 심의 및 기타 인사상의 권한을 지니

고 있다. 당회의 장은 일반적으로 교회의 담임목사가 담당하게 되며, 당회 

및 교회의 운영 전반을 교리적으로 책임지게 된다. 당회 산하에는 제직회

와 공동의회란 회의체가 존재한다. 제직회는 교회 내의 직분자들로 구성

된 회의체로, 회원은 목사, 전도사 등의 교역자 및 장로, 집사, 권사로 구

성된다. 공동의회는 교회 세례교인 중 18세 이상인 신도들로 구성되며, 

예·결산, 직원선거 및 기타 당회가 제시한 사항에 해 다수결로 결의하

는 권한을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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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교회의 조직 구성

이러한 회의체적 조직 아래에는 교회의 사명을 수행하기 위한 집행부

서들이 구성된다. 일반적으로 교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공동체이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전파하는 조직체로, ‘예배·선교·교육·친교·봉

사’라는 공통된 사명을 지니고 있다. 예배기능은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 

예물을 드리는 교회의 본원적 기능으로, 일주일에 1회 주일날 성수하는 

예배와 수요예배, 특별예배 및 각종 기도회의 준비 및 수행을 담당한다. 예

배기능은 목사, 전도사 등 교역자의 고유 영역이라 할 수 있지만, 그 준비

과정 및 수행, 찬양 등을 위해 일반 신자 역시 조직적으로 배치되어 참여하

게 된다. 선교기능은 하나님의 말씀 및 증거를 전파하는 교회의 지고한 사

명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인류 구속의 의지에 근거하는 기능이다. 선교는 

지역을 기준으로 크게 국내선교와 해외선교로 양분할 수 있으며, 또한 학원

선교, 병원선교, 군선교 등 선교 상을 통해서도 구분하기도 한다(이영학 

외 2012, 138). 

교회의 교육기능은 성경을 근간으로 한 가르침을 통해 성도를 양육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것으로, 신앙의 상인 하나님에 해 올바르게 알도록 교

육하는 것과 신앙인으로서 성경적 깨우침을 심화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

다. 일반적으로 유아로부터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을 상으로 가르치



레코드 컨티뉴엄 기반 기록콘텐츠의 의미 모색 : 종교기관 기록콘텐츠 사례를 중심으로   249

는 주일학교와 함께, 학생·청년들을 상으로 실시하는 교육, 교회 직분

자 및 일반신도를 상으로 하는 교육, 그리고 새신자를 상으로 성경의 

기초 지식을 전수하는 교육 등이 수행된다. 디아코니아(Diakonia)로 불리우

는 봉사기능은 초 교회의 공동체 정신을 계승한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현실적으로 구체화시키는 의미를 지닌다. 교회의 봉사기능은 사회

구제 활동, 지역사회 봉사, 농어촌 봉사 등 지역 및 상에 따라 매우 다양

하게 수행되는 특징을 지닌다. 마지막으로 코이노니아(Koinonia)란 어원을 

지닌 친교기능은 하나님과 성도의 교제 및 성도간의 교제라는 두 개의 고

유 영역을 지니고 있다. 하나님과 성도의 교제는 다양한 종교 활동들을 통

해 실현되며, 교인간의 친교는 교구를 설정하여 친교 공동체를 형성함과 아

울러 각종 애경사에 상부상조하는 활동 등으로 이루어지게 된다(이영학 외 

2012, 138-139).

이러한 교회의 조직 및 기능 운영상에서 살필 수 있는 기록학적 특징 

요소들은 먼저 조직 및 기능의 안정성, 지속성을 들 수 있다. 일반적으로 

교회는 ‘예배, 선교, 교육, 봉사, 친교’라는 보편적 사명을 기반으로 조직

을 편제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조직체계는 큰 변동 없이 지속적으로 유지

되는 속성을 지니게 된다. 이는 조직학에서 언급하는 형상유지(Pattern 

Maintenance) 조직으로서의 속성으로 파악할 수 있는데, 일반적인 조직처

럼 특정 목표의 달성을 근본 목적으로 하기 보다는 현행 체제의 관리 및 

지속성 유지를 주목적으로 한다는 말이다. 이는 곧 특정 목표의 변화 등

에 따라 조직을 부단하게 변화시키기 보다는, 현행 조직구조의 변화가 그

리 빈번치 않다는 특성으로 연결된다(한국국가기록연구원 2004, 17).

두 번째는 비공식적 조직으로서의 특성으로, 이는 계약적 관계보다는 교

인간의 유 를 중시하는 전통과 아울러, 한국 교회의 가족공동체적 특성에 

기인한 귀결이다. 따라서 일반 조직처럼 모든 업무처리가 ‘문서’를 통해 처

리되기 보다는, ‘구두’를 통해 처리되는 경우도 빈번히 발생하게 된다(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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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록연구원 2004, 18).

조직구조와 기능구조의 일치 및 부서간의 명확한 경계 역시 기록학적 특

성으로 파악할 수 있다. 교회의 보편적 사명을 근간으로 한 조직편제 하

에 이의 구체적 수행을 위해 세부적으로 산하 부서들을 편제하는 관계상, 

조직구조와 기능구조는 체로 일치하는 경향을 보인다. 그리고 비상근 방

식의 조직운영 역시 조직상의 특성으로 파악할 수 있다. 교회는 자발적 신

자들로 구성된 종교단체이다. 교회의 예배 및 각종 행사들은 주로 일요일 

당일에 수행되며, 신자들은 자발적으로 일요일 교회에 출석하여 예배 및 각

종 행사 등에 참여하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교회행정 및 관리를 위해 

교회에 상근하는 소수의 직원들을 제외한 부분의 부서들은 주로 일주일

에 1회 부서의 기록물을 생산하게 되며, 따라서 조직 구성원의 수에 비해 

기록물 생산량은 일반 조직에 비해 소규모인 특징을 지니게 된다(한국국가

기록연구원 2004, 18).

교회 조직의 이러한 특성에서 연유한 결과로 교회기록물 역시 몇 가지 

특성을 지니게 된다. 우선 매년 유사 기록물의 반복적 생산 경향이 강하다. 

즉 예배 및 교회의 전체 행사, 각 부서의 연중행사 등은 일정한 목적과 내

용을 가지며 매년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성격을 지니며, 이로 인해 매해 동

일한 제목 하에 반복적으로 생산되는 기록물의 종류가 부분이다. 두 번

째로 교회의 반복적인 행사 과정에서 다양한 유형의 기록들이 다수 생산되

게 되는데, 사진류, 오디오·비디오류, 도서류 및 간행물, 박물류, 전자문서 

등 다양한 유형의 기록물이 상당수에 이른다. 그리고 아카이브즈와 매뉴스

크립트 성격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는 특성 역시 도출할 수 있다. 즉 교회의 

활동 중에 공식적으로 생산되어 이관되는 아카이브즈 성격의 기록물도 존

재하지만, 개인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기록물도 상당량 존재한다(한국국가

기록연구원 2004, 19).

이상과 같은 교회의 조직·기능 및 교회기록의 기록학적 특성 분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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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코드 컨티뉴엄의 각 차원별 기록관리상의 특성 및 기록콘텐츠의 방향

을 가늠할 수 있게 해준다. 레코드 컨티뉴엄의 차원 1에서는 교회 활동

을 통해 행위의 흔적이 생성되며, 차원 2에서는 행위의 흔적들 가운데 교

회 활동에 한 증거로서의 기록 획득과 함께 지식정보콘텐츠로서 활용

상의 의미를 지니게 된다. 그리고 차원 3에서는 조직화 과정을 통해 교

회의 본원적 사명과 연계된 교회 조직 내에서의 기록콘텐츠로서의 의미

를 지니게 되며, 차원 4에서는 다원화 과정을 기반으로 범사회적으로 교

회기록의 의미 확산이 그것이다. 이에 다음 장에서는 레코드 컨티뉴엄에

서 의도하는 논리에 근거하여 각 차원을 달리하며 교회기록이 지니게 되

는 의미 및 기록관리상의 논점과 함께, 맥락을 달리하며 지니게 되는 교

회기록의 의미 공유 및 확산을 위한 실제 기록콘텐츠의 사례를 고찰하고

자 한다.

3. 레코드 컨티뉴엄의 논리와 교회기록콘텐츠의 활용

전자기록 환경을 맞아 기록 및 기록관리의 의미를 새롭게 조명한 레코

드 컨티뉴엄 이론은 그동안 기록이 지닌 고정적 의미를 탈피하고 다양한 

가치를 모색하게 해준다. 일반적으로 레코드 컨티뉴엄은 기록의 생산 시

점부터 아카이브로서의 보존 및 활용에 이르기까지의 일관되고 통일성 

있는 관리체계로 인식되는데, 종래의 라이프사이클에 기반을 둔 양분화 

된 기록관리체제를 지양하는 레코드 컨티뉴엄은 전자기록 환경과 더불어 

기록의 생산 연원이라 할 수 있는 조직의 운영 메커니즘 및 업무 수행방

식의 변화 속에, 기존의 기록관리 이론 및 방법론을 근원적으로 재고려

한 것에서 비롯된 것으로 전자기록 환경에 응한 전략적 사고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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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코드 컨티뉴엄에서는 아래의 그림에 제시된 바와 같이, 4개의 축선과 

4개의 차원을 통해 기록의 의미 및 기록관리의 역할을 도해화 시킨다.1) 우

선 증거 축(Evidential Axis)은 행위를 표현한 흔적·증거·개인 내지 조직

의 기억 및 집단기억으로서 기록이 지니는 역할을 나타낸다. 이 축은 행

위·관계 및 이와 연관된 개인·단체에 한 가치추가 정보의 근원으로서, 

업무 및 사회적 행위에 한 증거로서, 집단적·사회적·문화적 기억으로

서 그리고 개인·단체·사회·문화적 정체성의 근저로서 총체적 사회에서 

갖게 되는 기록이 지닌 활용 의미를 나타낸다.

<그림 2> 레코드 컨티뉴엄 도해

 1) 이하의 내용은 Frank Upward. 1996. Structuring the Records Continuum - Part 1: 

Postcustodial Principles and Properties. Records Continuum Research Group Publications 
및 원종관. 2007. 레코드 컨티뉴엄의 속성을 통해 본 증거와 기억의 조화에 관한 연

구. 한국외국어 학교 학원 정보기록관리학과 석사학위논문을 종합하여 정리한 것

임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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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행위 축(Transaction Axis)은 기록을 생산하게 한 업무 기능과 관련

된 축으로, 기록을 행위와 연계시키는 기능적 출처 역할을 담당한다. 행

위는 업무 내지 사회적 활동을 형성하게 되고 활동은 업무 내지 사회적 

기능을 형성하게 되며, 나아가 기능은 보다 높은 수준의 사회적 목적으로 

통합된다. 이를 통해 기록물에 기록관리 상의 ‘활동 기반’ 맥락을 부여해 

줌과 아울러, 이러한 행위의 층위와 연계하여 기록관리 프로세스가 자리

하게 된다.

일정 서식을 통해 생성된 문서 및 증거로서 획득된 기록 그리고 개인 내

지 단체의 아카이브 및 사회 전체로 다원화된 아카이브즈로 구성되는 기록

관리 축(Recordkeeping Axis)은, 인간의 행위 내역을 기록화한 매개수단 영

역이라 할 수 있다. 이 축은 아카이벌 다큐먼트가 기록으로 획득되는 시스

템 및 시공간에 기초한 일정 맥락을 기록물에 부여하게 되는 개인 내지 단

체와 같은 권위체를 기반으로 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출처 축(Identity Axis)

은 기록을 생산한 행위의 주체를 나타낸다. 이 축은 행위자, 단체 내지 사

회적으로 권한이 용인된 권위체 내의 개인 내지 그룹인 부서, 특정 기능 수

행을 목적으로 한 단체 내지 법인체인 조직 및 단체 내지 법인체가 활동하

게 되는 보다 넓은 사회적 범위인 제도로 구성되어, 출처의 소재를 표현함

과 더불어 기록관리 상의 구조적 맥락을 부여해 주게 된다. 나아가 업무행

위 축과 출처 축은, 최근 날로 복잡해지는 기록의 맥락을 해명해주는 역할

을 담당하게 된다.

이와 더불어 레코드 컨티뉴엄에서는 4개의 차원을 통해 축선에서 표현된 

기록 및 기록관리를 둘러싼 엔티티들 간의 관계를 제시한다. 우선 차원 1에서

는 개인 내지 단체의 행위를 통해 그 행위를 표현하는 흔적(representational 

trace)으로서 아카이벌 도큐먼트를 생성시킨다. 차원 2는 개인 내지 단체의 

행위 결과인 아카이벌 도큐먼트가 조직적 활동 단위로 편입되는 단계로, 조

직의 필요를 충족시키게 되는 기록물이 기능-활동-처리행위로 이어지는 조

직 활동의 위계와 연동하여 기록관리시스템으로 획득되게 된다. 그리고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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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3에서는 행위-활동-기능-목적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업무행위와 업무행위

를 문서화시킨 기록을 연계시켜 관리하게 되며, 업무의 직접적 이용 범위를 

넘어 기록을 조직 전체의 기억으로 확 시키게 된다. 그리고 차원 4에서 기

록은 조직 차원을 넘어 총체적 사회제도 차원에서 집단적·사회적 기억으

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게 되며, 총체적 사회적 필요를 위해 기록이 활용되게 

된다.

이와 같이 레코드 컨티뉴엄은 행위의 흔적들 가운데 기록을 획득함과 

동시에 맥락 내에 위치시키고, 이를 차원을 거치며 조직 및 사회적 맥락 

내에 자리하게 하는 구도를 제공한다. 이와 더불어 레코드 컨티뉴엄에서

는 차원을 달리하며 각 차원마다 연계되는 축선상의 엔티티들과 조응하며 

기록이 지닌 의미를 확 시키게 된다. 이에 아래에서는 각 차원을 달리하

며 교회기록이 지니게 되는 의미를 교회기록콘텐츠 사례를 통해 고찰하고

자 한다.

1) 흔적에서 증거로 : 교회기록의 획득 및 지식정보콘텐츠화

레코드 컨티뉴엄에서는 차원 1을 통해 행위를 표현하는 흔적인 아카이벌 

도큐먼트를 생성시키며, 차원 2를 통해 이러한 흔적들이 행위에 관한 신뢰

할 수 있는 증거인 기록으로 획득하게 된다. 아울러 이 과정 속에서 메타데

이터 및 타 기록과의 연계관계 창출을 통해 기록의 맥락 및 증거성이 확보

된다. 그리고 차원 3에서는 흔적들 가운데 선별된 기록이 다양한 시공간에

서 공유될 수 있도록 기존의 시공간 체계를 재정립하는 조직화가 수행되어 

조직 차원의 기억인 아카이브가 되며, 차원 4에서는 이러한 아카이브들이 

사회적 목적 및 역할에 부합되는 집단기억으로 다원화된다.

여기서 행위의 흔적인 아카이벌 도큐먼트가 행위에 한 증거인 기록으

로 전화되는 과정에서 레코드 컨티뉴엄에서 의도하는 첫 번째 선별논리가 

출발하게 된다. 즉 수없이 행해지는 인간의 행위에 관한 흔적들이 모두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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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질 필요는 없으며, 이중 개인적·조직적·사회적 의미를 지닌 상을 기

록으로 획득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Reed 2005, 125). 수없이 많은 행위에 

관한 도큐먼트 중 행위에 관한 신뢰할 수 있는 증거로서 획득하기 위해서

는 복잡화된 행위를 둘러싼 다원화된 맥락의 파악이 전제되어야 하며, 바로 

여기서 레코드 컨티뉴엄의 첫 번째 선별논리를 통해 획득된 행위의 흔적들

은 차원 2를 통해 맥락을 지닌 행위에 한 신뢰할 수 있는 증거인 기록으

로 자리하게 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레코드 컨티뉴엄에서 기록이란 행위의 

흔적들 가운데 다원화되고 복잡한 행위의 맥락을 확보함과 아울러, 이를 기

반으로 행위내역을 고스란히 반영한 증거를 의미하게 된다(Reed 2005, 

101-107).

예배·선교·교육·친교·봉사를 모토로 교회에서 행해지는 수많은 행위

들 가운데 기록을 체계적으로 획득하는 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공

공영역처럼 법이나 제도를 통해 기록관리를 강제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앞선 2장에서 고찰한 교회 조직·기능 및 기록관리상의 여러 특성들 때문

이다. 이러한 점에서 교회기록콘텐츠 구축의 가장 중요한 전제가 되는 행

위에 한 신뢰할 수 있는 증거를 기록으로 획득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기록관리 전 과정의 메인보드라 할 수 있는 기록물처리일정표와 같은 통제 

장치의 마련이 필수적이다. 전체 기록물에 한 논리적 구조체계 수립을 

통해 기록물의 분류 및 편철기준을 제시함과 더불어, 보존기간 책정을 통해 

보존기간의 연한에 따른 기록물의 처리일정을 규정하기 위함이다. 이러한 

처리일정표 수립 시에는 해당 기록물에 한 사전적인 가치분석을 통해 보

존기간을 책정함으로써 항구적으로 보존해야 할 중요기록물을 원천적으로 

확보할 필요가 있다. 형상유지 조직으로서 계약적, 쌍무적 관계보다는 교인

간의 유 를 중시하는 전통과 함께 가족공동체적 특성으로 인해, 일반 조직

처럼 모든 업무처리가 문서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구두로 처리되

는 경우 역시 빈번히 발생하기 때문이다.

기록물 서식의 표준화 역시 도입될 필요가 있다. 교회의 사업 수행 및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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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전반을 담당하는 소수의 상근직원을 제외한, 일반 신도들로 구성된 부

분의 부서들의 경우 기록물 생산 담당자는 비상근 방식으로 일주일에 1회 

교회에 출석하여 기록을 생산하며, 또한 해마다 교체되는 특성을 지니고 있

다. 이로 인해 각 부서별 기록물 생산자의 성향에 따라 임의적으로 기록물

이 생산되며, 따라서 해마다 기록물의 서식 및 유형이 매우 상이하다. 심지

어는 등록번호, 생산자명, 생산부서명, 생산년도 등 기본적인 메타데이터가 

기재되지 않은 채 참고자료 형태로 생성되는 기록물이 부분인 관계상, 당

사자 이외에는 해당 기록물이 생산된 맥락 파악이 불가능한 경우도 빈번히 

발생한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기록물 서식의 표준화를 통해 기록물의 

맥락 파악에 필수적인 메타데이터를 생산 시부터 포착할 수 있도록 해야 

신뢰할 수 있는 증거에 기반을 둔 기록콘텐츠의 생성이 가능하게 된다.

이와 더불어 중요기록물에 한 생산 지정제도의 수립이 필요하다. 교회

의 사업 및 활동은 1년을 주기로 해마다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특성을 지닌

다. 신년예배, 부활절, 추수감사절, 성탄절, 세례식, 창립기념행사, 체육 회 

등 상당수의 교회 전체규모 사업이 일정 시기에 매년 반복적으로 수행되며, 

각 부서의 사업 역시 교육, 선교, 사회봉사, 친교 등 종교적 속성을 지니며 

부서별로 해마다 반복적으로 시행된다. 따라서 생산 지정제도를 도입하여 

중요 업무 및 행사와 관련된 기록물이 체계적으로 생성된다면, 매년 반복되

는 중요 업무 및 행사에 관한 지식정보콘텐츠로 활용이 가능하게 된다. 

이와 같은 기록물처리일정표를 통한 중요기록물의 원천적 확보 및 서식

의 표준화를 통한 필수 메타데이터의 확보, 그리고 필수 기록물에 한 생

산 지정제도의 도입을 통해, 중요기록물을 기반으로 한 지식정보콘텐츠화

를 시도하였다. 본 교회의 경우 신도 수 200명 정도의 교회인 관계상 컴퓨

터 시스템을 통한 지식정보콘텐츠 구축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었

다. 아울러 일요일에만 교회에 출석하여 기본 메타데이터조차 미흡한 상태

로 참고자료 형식으로 문서가 만들어지며, 각 부서별 담당자 역시 매년 교

체되어 해당 문건의 관리도 거의 되지 않는 상황에서, 각 부서별 중요 행사



레코드 컨티뉴엄 기반 기록콘텐츠의 의미 모색 : 종교기관 기록콘텐츠 사례를 중심으로   257

에 관한 행위의 흔적들은 신뢰할 수 있는 증거인 기록으로 획득되지 못하

는 상황이었다.

필수 기록물철명
연간 행사계획서철
학생 생활기록부
중등부 주보철

학생자치회 회의록
여름성경학교 행사철
겨울성경학교 행사철

문학의 밤 행사철
학생심방보고철

교사 월례회회의록
총계정원장
금전출납부

<표 1> 교육부서의 생산의무 기록물 지정 예시

이에 우선적으로 매년 주기적으로 수행되는 중요 사업 및 행사들을 교회 

교역자들의 협조 및 관련 자료들을 통해 파악한 다음, 각 부서들에 한 업

무기능 및 절차와 더불어 관련 규정·지침 등에 한 분석을 통해 해마다 

생산되어야 할 기록물 유형을 위의 도표와 같이 도출하였다. 그리고 사전

적인 기록물의 가치분석을 통해 법적, 재무적, 행정적 등 증거로서의 가치 

및 업무 및 행사 기획을 위해 필요한 지식정보로서의 활용상의 가치를 분

석하여, 각 부서별로 필수적으로 생산될 필요가 있는 중요기록물을 표준화

된 서식에 따라 필수 메타데이터와 함께 생성케 함과 더불어 이를 지정된 

공간에 보존하도록 하였다. 

이를 토 로 레코드 컨티뉴엄에서 말하는 수많은 행위의 ‘흔적’들 가운데 

기록물 서식의 표준화를 통한 기본적인 메타데이터의 확보를 기반으로, 교

회 운영상의 신뢰할 수 있는‘증거’인 기록으로 획득해 교회기록콘텐츠 구축

을 위해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와 아울러 필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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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에 한 생산지정제도를 도입하여 교회의 활동상을 표상화 시키며 본원

적 활동을 위해 필요한 지식정보로서 의미를 지닌 중요기록물을 원천적으

로 확보케 함으로써 보다 진전된 행사의 기획 및 수행을 도모할 수 있는 지

식정보콘텐츠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였다.

2) 교회의 기억 형성과 기록콘텐츠화

기록은 항상 전화(轉化)의 과정 중에 있다는 의미에서 레코드 컨티뉴엄

에서는 기록의 ‘고정성’(fixed nature)과 ‘변화성’(mutable nature) 개념을 도

출한다(McKemmish 1994, 200). 즉 기록을 내용 및 구조가 고정된, 그러나 

이러한 내용 및 구조에 끊임없이 확 되는(ever-broadening) 맥락 메터데이

터 요소들을 연계시킴과 더불어 시공을 통해 접근성 및 활용성을 지닐 수 

있게 되는 ‘동적 객체’로 파악하는 말이다(McKemmish 2001, 349). 이를 통

해 0.1초이건 몇 천 년이건 조직 및 사회에 한 가치를 지니는 동안 아카

이브에 한 접근 및 활용성을 담보케 한다(McKemmish 2001, 335-336). 

이러한 점에서 레코드 컨티뉴엄에서 기록은 행위에 한 증거로서의 관

리 상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즉 행위의 흔적 가운데 맥락성 및 증거

성을 확보하며 획득된 기록에 해 조직에 필요한 상을 면 히 선별함과 

아울러, 이러한 상이 필요로 되는 한 유지시켜 활용케 한다는 사고를 지

니고 있다. 이에 레코드 컨티뉴엄에서는 차원 2에서 맥락성 및 증거성을 지

닌 채 획득한 아카이벌 도큐먼트를 기록으로 명명했다면, 이들 기록 중 기

관 차원의 필요를 위해 유지되어야 하는 상을 아카이브로 개념화하였다. 

이러한 아카이브는 차원 3의 조직화 과정를 거치며 조직 내의 활용가치를 

지닌 상으로 자리하게 된다.

교회기록 역시 조직화 단계를 거치며 교회 공동체의 기억 유산으로서 관

리·활용되게 된다. 이러한 기억을 기반으로 조직 내 구성원들이 공유하고 

활용성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기록콘텐츠의 구축이 필요하다. 여기서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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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할 점은 기록콘텐츠는 기록 속의 내용을 재가공하는 IT 기술상의 문제만

이 아니라는 것이다. 즉 기록의 의미 및 기록관리의 역할은 주어진 환경에 

적응하며 변모해왔음을 염두에 둘 때, 기록콘텐츠는 기록이 지닌 현재적 미

래적 의미 모색을 기반으로 해야 한다는 점이다(김명훈 2010, 148-149). 교

회는 예배·선교·교육·친교·봉사를 본원적 사명으로 하는 조직이라는 

점에서, 교회기록콘텐츠 역시 이러한 본원적 사명을 모토로 삼을 필요가 있

다. 이에 아래에서는 교회의 본원적 사명과 관련하여 아카이브를 활용해 

시도한 기록콘텐츠의 사례를 고찰하도록 하겠다.

(1) 설교 기록콘텐츠를 통한 성경말씀의 공유 및 확산

교회에서 설교는 성직자가 성경을 해석하여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배 순서이다. 설교는 성경의 내용을 기반으로 성직자가 작성하여 

공식 예배 중 선포하는 것으로, 가톨릭과 달리 개신교 교회에서는 예배에서 

설교를 중시하는 관계상 일반적으로 1시간 내외로 행해지는 예배 가운데 

30분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설교는 예배와 신앙활동 상의 핵심적인 예식이

자 교회기록물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의미를 차지하게 된다.

이러한 연유로 인해 성직자가 수행하는 설교 기록물은 항시 항구적으로 

보존함과 아울러 그 내용을 공유·확산시키기 위한 방안이 강구되어 왔다. 

녹음 및 녹화기술이 보편화되지 못한 시절에는 설교 기록물을 정리하여 책

자 형태로 출간해 그 내용을 보존·공유해왔고, 1970년 부터 녹음 기술이 

보편화되면서 녹음테이프 형태로 예배 중 행해지는 설교를 녹음하여 제작

해 보존 및 활용하였다. 하지만 최근 동영상 기술 및 인터넷 홈페이지의 보

편화로 상당수 교회에서는 주일 예배의 설교를 녹화한 후, 접근성이 용이한 

교회 홈페이지 상에서 설교 동영상을 서비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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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설교동영상 서비스 화면

위의 그림에서 볼 수 있는 바 로 일반적으로 교회에서는 교회 홈페이지

를 통해 주일 일자별로 설교제목과 설교의 근간이 되는 성경말씀을 기반으

로, 해당 주일의 설교광경을 실시간 녹화하여 설교동영상을 서비스하고 있

다. 아울러 설교 내용을 요약한 자막 역시 제시하여 설교 내용에 한 이해

성을 제고시키고 있으며, 추천메일 보내기 기능을 통해 설교 동영상의 공유 

및 확산 또한 도모하고 있다.

미국 노스코스트(North Coast) 교회 사례는 설교기록을 통한 복음의 확산

이라는 교회기록의 보다 적극적인 공유 및 활용 방안을 제시해준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샌디애고 인근에 위치한 초 형 교회인 본 교회는 미국 내 

가장 영향력 있는 10  교회 중 하나로 선정된 미국 복음주의 교파 중 가장 

큰 교회이다. 본 교회는 설교 및 복음 전파를 위해 인근 4개의 도시에 4곳

의 교회 분소를 마련해 예배를 드리는데, 찬송이나 기타 예비 식순은 다소 

상이하지만 설교는 동일하게 실시간으로 동영상 중계를 하고 있다. 본 교

회에서는 사역의 초점을 교인의 영적 성장을 위한 성경말씀의 교육에 두고 

있으며, 최근의 기술 환경에 맞게 설교기록을 웹상으로 콘텐츠화 하여 아래

의 그림과 같이 서비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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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노스코스트교회 설교아카이브 화면

위의 그림은 노스코스트교회에서 구축한 설교아카이브의 메인 화면으로, 

최근 수년간에 걸친 설교동영상을 일자 및 주제별로 분류하여 검색 및 활

용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다. 이러한 메인 화면에서 이용자가 원하는 해당 

설교 주제를 선택하면, 해당 주제와 관련된 주일 일자 및 설교제목 목록이 

제시되며, 설교별 동영상 보기, 음성 듣기, MP3 다운로드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이중 출애굽 시리즈 중 하나의 설교 동영상 보기를 클릭하면 아래의 

그림과 같이 설교 제목 및 일자, 설교자명과 함께 실제 설교영상이 상영되

며, 또한 해당 설교의 주요 내용요약 및 설교를 통한 성경공부 텍스트도 제

공해 주고 있다. 아울러 해당 교역자를 성명을 클릭하면 해당 교역자의 설

교 기록을 일자 및 주제별로 재분류하여 제시해 주는 기능도 제공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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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출애굽(Exodus) 시리즈 설교 동영상 화면

이처럼 예배 중 생성되는 가장 중요한 기록인 설교기록의 콘텐츠화는 교

회의 본원적 사명인 교인의 영적 성장과 성경 교육을 위한 도구로 볼 수 있

다. 최근의 디지털 기술환경에 부합하게 출석하지 못한 교인들이 실시간으

로 시청하거나 출석한 교인들 역시 다시 보도록 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재묵상케 하고, 이를 통해 교회라는 종교조직 구성원의 영적 성장을 도모할 

수 있게 해준다. 이러한 점에서 위의 사례들과 같은 설교 동영상 서비스는 

교회라는 개별 조직적 차원의 핵심적인 기록콘텐츠라 할 수 있다. 설교는 

교회 신앙활동 상의 가장 중요한 기록으로, 교인들의 신앙생활 및 영적 활

동의 모토를 이루며 교회의 정체성을 형성시켜 주는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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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회 역사의 전시 및 콘텐츠화

교회기록물의 전시는 소장하고 있는 기록물의 의미 및 가치를 공유하고 

확산시킬 수 있는 유용한 방편이다. 서울시에 위치한 신일교회의 역사관 

구축 및 전시는 교회창립 6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었다. 기록콘

텐츠 측면에서 전시는 관람객과 직접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유용한 수단이

라 할 수 있다. 즉 기록관의 존립 이유를 알리고 기록물의 가치를 인정받기 

위해 전시라는 시각적이고 공간적인 특성을 사용하면 전달의 측면에서 매

우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본 교회의 역사관 구축 및 전시는 교회의 신앙활동에 관한 60년의 역사

를 체계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아이디어 수집단계→사전준비단계→기획단

계→전시단계→평가단계를 거치게 준비되었다. 아울러 소장하고 있는 기록

물 및 각종 박물류에 한 이해성이 높은 교회 내부자들 및 전문 전시업체

와의 협조체제를 유지하며 아래의 그림과 같은 전시를 완성하였다.

<그림 6> 교회 역사관의 기록 전시 사례

100제곱미터의 전시공간에는 우선 교회 60년의 역사를 창립기, 재건과 

안정기, 도약발전기, 향후 비전으로 나누어 아크릴 판넬에 사진과 주요 텍

스트를 사용해 상설전시를 구성하였으며, 아울러 역  당회장 및 당회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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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과 함께 본 교회에서 역점사업으로 추진해온 해외선교의 역사를 선교 지

역별로 나누어 사진 및 해당 기록물 실물을 전시하였다. 또한 교회의 신앙활

동과 관련하여 수집한 각종 박물류 및 고서류, 전시 효과가 높은 초창기 각종 

기록 등을 위의 그림에서와 같이 주제별로 전시 를 편성하여 전시하였다. 이

를 통해 본 교회에서는 교회의 신앙역사에 한 전시를 통해 교역자 및 장로, 

제직, 일반신도에 한 기억의 공간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새신자 및 내외 

방문객에 한 교회 홍보의 장으로서 활용하며, 아울러 이러한 전시를 기반으

로 본 교회의 신앙역사에 한 상시적인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유아

부로부터 일반신도에 이르는 산 교육의 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위 교회의 전시가 오프라인 형식으로 수행된 것이라면 새문안교회에서는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전시도 병행하며 기록콘텐츠

의 활용 범위를 확산시킨다. 새문안교회는 100년이 넘는 역사를 지닌 형교

회로, 교회의 역사 정립 및 정체성 확립과 함께 유구한 신앙 역사를 웹상으

로 홍보한다는 선교의 일환으로 아래의 그림과 같은 웹콘텐츠를 구축하였다. 

<그림 7> 교회사료관의 웹콘텐츠 구축 사례



레코드 컨티뉴엄 기반 기록콘텐츠의 의미 모색 : 종교기관 기록콘텐츠 사례를 중심으로   265

우선 교회사료관 홈페이지는 5개의 상위 매뉴로 구성되는데, 이중 기록

을 활용한 콘텐츠는 교회역사와 e-archive 코너에 구축되어 있다. 교회역사 

코너에서는 예배당 변천, 역  담임목사, 국내외 선교활동, 사회봉사활동, 

의료선교, 교육활동 등 세부 항목을 편성해 사진 및 해당 기록물, 동영상을 

가지고 기록콘텐츠를 구축하였다. 가령 예배당 변천 항목에서는 시 별 교

회 건물의 실제 사진과 함께 예배당의 변천 내역을 소개하고 있으며, 교육

활동 항목에서는 본 교회에서 지난 100여 년간 수행해 온 각종 사회사업 

상의 교육활동들을 관련 기록 및 사진과 함께 그 내용을 소개하고 있다. 그

리고 역사동영상 항목에서는 교회 100년사를 20분 내외의 동영상으로 제작

하여 서비스하고 있으며, e-archive 코너에서는 그동안 본 교회에서 생성된 

당회 회의록, 제직회 회의록 및 각종 자료들을 PDF파일로 볼 수 있도록 하

고 있다. 이는 곧 교회기록을 웹 자원화 시켜 증거로서 획득한 기록들을 교

회 공동체의 역사성 정립 및 정체성 확립을 위한 기록콘텐츠 자원으로 활

용하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3) 교회기록의 다원화와 기록콘텐츠

레코드 컨티뉴엄의 차원1에서 차원2를 거치며 교회의 신앙활동에 관한 

증거를 기록으로 고정화시키고, 차원3의 조직화 과정을 통해 교회 신앙공

동체의 역사성 및 정체성을 형성시키는 기억이 되었다면, 차원4의 다원화 

과정을 통해서는 교회 차원을 넘어선 사회적 차원의 의미를 지니게 된다. 

레코드 컨티뉴엄에서 말하는 ‘다원화’는 기록에 담겨진 행위의 내역이 사회 

전체로 확 되어 공유되는 과정으로(Reed 2005, 178), 차원4를 기반으로 교

회가 속한 총체적 사회의 역사적·문화적·사회적 기억으로 기록의 의미와 

활용가치를 확장시키게 된다.

기록이 지닌 의미를 총체적 사회 차원으로 확 시키고자 한 레코드 컨티

뉴엄의 사고는 최근의 사회 환경을 감안한 귀결이다. 사회적 관계의 다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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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경향, 특히 인터넷을 필두로 한 네트워크 기술의 진전은 기록이 지닌 의

미의 범위를 확 시킨다. 사회는 인간의 사회적 행위들로 구성되고 이 행

위들은 기록으로 남게 된다. 또한 인간의 행위가 벌어지는 시간 및 공간적 

범위는 이러한 행위들이 지니게 되는 의미의 폭을 말하게 되며, 이는 곧 기

록이 지니게 되는 의미의 범위를 규정짓게 된다(김명훈 2010, 144). 

레코드 컨티뉴엄에서 모든 기록은 차원4에서 말하는 집단기억으로서의 

잠재적인 가치를 지니는 것으로 상정된다(Reed 2005, 180-181). 즉 해당 기

록의 사안이 100년 전이건 일주일 전이건 현재 진행 중이건 상관없이 모든 

기록은 집단기억을 형성하는 요소들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이들 기록 모두 

집단기억으로 승화되는 것은 아니다. 관리·보존되지 않거나 폐기되어 망

각될 수도 있고, 또 항구적으로 보존된다 할지라도 서고 속에서 사장되어 

그 의미 및 가치가 발현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영락

교회에서 홈페이지를 통해 서비스하는 한경직 목사 기념사이트는 개인기록 

및 사진자료를 가지고 개인의 활동에 관한 의미를 사회적으로 공유·확산

시키고자 하는 유용한 기록콘텐츠 사례로 볼 수 있다.

<그림 8> 한경직 목사 기념사이트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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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그림에 제시된 한경직 목사 기념사이트는 영락교회의 창시자인 고 

한경직 목사 탄생 100주년을 기념해 예수 사랑, 겨례 사랑의 정신으로 한 

평생 청빈의 삶을 살았던 고 한경직 목사를 기억하기 위해 구축한 사이트

로, 한경직 목사의 생애사 및 종교, 사회, 봉사, 교육 활동에 관한 기록 및 

사진, 각종 자료를 활용해 콘텐츠화 시킨 것이다. 한경직 목사는 1929년 미

국 프린스턴신학 학교를 졸업한 후 귀국해 1933년 의산노회에서 목사 안

수를 받았고, 1945년 12월 영락교회를 설립하여 세계 최 의 장로교회로 성

장시킴과 아울러 한국 사회의 정신적 지도자로 활동한 인물이다. 이러한 

한경직 목사의 정신을 계승하고 그 의미를 사회적으로 확산시키고자 의도

한 한경직 목사 기념사이트는 한경직 목사의 생애 및 다방면에서의 활동과 

함께, 이러한 활동을 계승시킬 목적의 각종 자료들에 소개 및 서비스로 구

성되어 있다. 

<그림 9> 한경직 목사 기념사이트의 생애사 콘텐츠 화면

위의 그림은 한경직 목사의 생애를 유년 및 학창시절, 유학 및 사역시절, 



268   기록학연구 52

은퇴와 소천으로 구분하여, 각 시절별 사진자료 및 이에 한 설명을 보여

주고 있다. 아울러 기념사이트 상의 활동 부분에서는 한경직 목사의 생전 

활동상을 목회, 선교, 사회봉사, 학원설립, 애국이란 다섯 개의 영역으로 구

분하여 각종 사진자료와 함께 구체적인 설명을 제시해주고 있다. 그리고 

아래의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한경직 목사의 생전 활동에 관한 방송, 뉴

스 인터뷰 등의 동영상을 서비스할 뿐만 아니라, 한경직 목사의 설교자료 

및 저서 등 각종 기록을 아카이빙하여 해당 자료들을 사이트상에서 볼 수 

있도록 서비스하고 있다. 

<그림 10> 한경직 목사 기념사이트 기록콘텐츠 사례

한편 캐나다 연합교회(United Church of Canada)에서 운영하고 있는 교

회기록콘텐츠는 기록을 통해 교회의 과거 행위에 한 국가 및 사회와의 

역사적 화해를 시도한다는 점에서 다원화의 또 다른 사례를 제시해준다. 

캐나다 연합교회는 캐나다 각 교파들의 내부에서 일어난 통합운동의 결과

로, 1925년 캐나다 회중교회·감리교회·장로교회가 연합하여 토론토에 

세운 교회이다. 본 교회의 아카이브에서는 최근 “기숙학교 아카이브 프로

젝트: 원주민 어린이들의 기억화”(Residential School Archive Project: The 

Children Remembered) 프로젝트를 추진해 오고 있다. 이는 교회기록 및 사

진자료들을 수집해 디지털 콘텐츠화를 통한 이용 활성화를 기반으로, 본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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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에서 19세기말부터 수행했던 인디언 기숙학교의 과거 과오에 한 사회

적 반성 및 화해를 목적으로 한 것이다. 

인디언 기숙학교는 캐나다 정부에서 추진한 원주민 동화정책의 일환으로 

개신교 및 가톨릭교회에서 설립한 취학 연령  원주민 어린이들을 강제 수

용한 시설로, 1870년 이래 130개소가 설립되어 약 15만 명 이상의 인디언 

어린이들을 가정과 분리시켜 언어문화 말살을 위한 주입식 기독교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과오에 한 반성으로 지난 1986년 캐나다 연합교회 

총회에서는 인디언 원주민들에 해 사과를 전달하고, 교회 아카이브에서

는 인디언 원주민과의 역사적 화해를 위해 관련 기록콘텐츠를 구축하게 되

었다. 

<그림 11> 캐나다 연합교회에서 운영한 인디언 기숙학교 지도 화면

위의 그림은 캐나다 연합교회 아카이브에서 구축한 “기숙학교 아카이브 

프로젝트: 원주민 어린이들의 기억화”의 학교역사 사이트 메인화면으로, 

1870년 이래 캐나다 연합교회에서 운영해 온 지역별 인디언 기숙학교를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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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화한 것이다. 해당 화면에서 이용자가 선택한 지역을 클릭하면 아래의 

그림과 같이, 해당 학교의 개황 및 운영, 역사, 지역사회와의 관계, 교육방

식, 어린이들의 상황 등에 해 상세히 소개해주고 있다. 

<그림 12> 해당 지역의 인디언 기숙학교 역사 소개화면

이와 아울러 ‘학교 이미지’ 항목에서는 해당 인디언 기술학교의 역사 사

진들을 수집해 디지털화 하여, 학교 구성원, 재학 중인 인디언 어린이 사진 

및 수업광경, 학교 교육시설 등 학교의 역사에 관한 사진콘텐츠를 제공해주

고 있다. 단 사진에 제시된 개인에 관한 모든 정보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정보도 제공해 주지 않고 있다.

이상과 같이 간략히 살핀 한경직 목사 기념사이트와 캐나다 연합교회 아

카이브 사례는 과거의 행위에 한 증거로서 획득된 기록을 차원4의 다원

화 과정을 통해 사회적 차원의 의미를 지니게 한 사례들로 해석할 수 있다. 

전자의 경우 인터넷 환경에 익숙한 젊은 세 들이 한경직 목사의 삶을 본

받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는 본 사이트의 개설 의미처럼, 개인기록 및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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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자료를 가지고 개인의 활동에 관한 의미를 사회적으로 공유·확산시키고

자 하는 기록콘텐츠 사례를 제공해준다. 아울러 캐나다 연합교회 아카이브 

사례는 인디언 거주학교에 관한 역사 사진들의 디지털화를 통해 과거의 교

회 행위에 한 역사적 반성, 인디언 원주민 사회에 한 사과 및 화해를 

범사회적으로 시도한 의미로 파악할 수 있다.

4. 맺음말

이상으로 본고에서는 전자기록 환경을 맞아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기

록의 활용성 강화를 위한 방안 모색을 위해, 기록의 의미 확산을 의도한 레

코드 컨티뉴엄 논리에 의거하여 기존에 구축되어 있는 교회기록콘텐츠 사

례를 재해석해 보았다. 아울러 이를 통해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기록의 

의미 및 활용 가치를 발견하고 나아가 범사회적으로 확산시킬 수 있음을 

제시해 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2장에서는 레코드 컨티뉴엄의 각 차원별 기록관리상의 특성과 

함께 교회기록콘텐츠의 방향을 가늠해 줄 수 있다는 전제에서, 교회의 보편

적인 기능 및 교회기록의 기록학적 특성을 도출하였다. 그 결과 교회는 예

배·선교·교육·친교·봉사라는 보편적 사명을 기반으로 조직을 편제한 

형상유지 조직으로서의 특성을 지니며, 아울러 비공식적 조직으로서의 속

성과 함께 비상근 방식의 조직운영 패턴을 지님을 파악하였다. 또한 교회

기록은 매체의 양성과 함께 동일 기록물의 반복적 생산 경향이 있음을 

도출하였으며, 또한 아카이브즈와 매뉴스크립트 성격을 동시에 지니고 있

음을 파악하였다. 이로 인해 예배·선교·교육·친교·봉사를 모토로 교회

에서 행해지는 수많은 행위들 가운데 기록을 체계적으로 획득하는 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랐으며, 쌍무적 관계보다는 교인간의 유 를 중시하는 공

동체적 특성으로 인해 상당수의 활동이 기록이 아닌 구두로 처리되는 경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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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농후하였다. 

이에 3장 1절에서는 레코드 컨티뉴엄의 차원1과 차원2에 해당하는 부분

으로, 교회기록콘텐츠 구축의 가장 기본적인 전제가 되는 행위의 흔적들이 

신뢰할 수 있는 증거인 기록으로 획득될 수 있는 방안을 고찰하였다. 즉 

기록처리일정표와 같은 통제장치의 마련, 기록 서식의 표준화 및 이를 통

한 필수 메타데이터의 원천적 확보 및 중요 기록물에 한 생산 지정제도

가 바로 그것이며, 아울러 이를 기반으로 각 부서에서 매년 반복적으로 수

행되는 행사에 해 지식정보콘텐츠로 활용한 사례 역시 제시하였다. 이

어 레코드 컨티뉴엄의 차원 3에 해당하는 2절에서는 교회는 예배·선교·

교육·친교·봉사를 본원적 사명으로 하는 조직이라는 점에서, 이러한 사

명을 충족시키기 위해 교회 공동체의 기억 유산으로서 활용되는 기록콘텐

츠 사례를 제시해 보았다. 그리고 3절에서는 교회기록콘텐츠의 의미가 범

사회적으로 다원화되는 사례를 살펴보았다. 레코드 컨티뉴엄의 차원1에서 

차원2를 거치며 교회의 신앙활동에 관한 증거를 기록으로 고정화시키고, 

차원3의 조직화 과정을 통해 교회 신앙공동체의 역사성 및 정체성을 형성

시키는 기억이 되었다면, 차원4의 다원화 과정을 통해 교회 차원을 넘어 

교회가 속한 총체적 사회의 기억으로 기록의 의미와 활용가치가 확장된다

는 논리에서이다.

종이기록 환경에서 전자기록 환경으로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는 지금, 

기록콘텐츠는 기록이 지닌 의미의 확산 및 이를 통해 활용성을 제고시키는 

유용한 방안임은 분명하다. 이에 여기서는 기록콘텐츠가 지닌 이러한 가치

를 보다 제고시키기 위해 향후 보완되어야 할 두 가지 의견을 피력하는 것

으로 본고를 마무리하고자 한다.

먼저 기록콘텐츠에 한 기존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최근의 디지털 

환경을 맞아 기록콘텐츠는 고도의 컴퓨터 기술력 및 예산 투입을 기반으로, 

특정 세부 주제와 관련된 기록들을 선별하여 제작한 디지털 매체라는 인식

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레코드 컨티뉴엄에서 의도하는 기록의 의미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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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활용성 극 화를 위해서는 최근의 디지털 사회 환경에 부합하는 이용자

와의 인터페이스 마련이 필요하며, 이러한 관점에서 기록콘텐츠의 의미를 

재해석해야 한다. 아울러 기록콘텐츠의 보다 광범위한 중적 확산 및 이

를 통한 기록의 활용성 제고를 위해서는, 굳이 높은 수준의 컴퓨터 기술 및 

비용을 투입하지 않고서도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손쉽게 제작하고 접할 수 

있다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가령 일상생활 속의 개인 블로그도 해당 

개인에 관한 유용한 기록콘텐츠이며, 윈도우 무비메이커로 간단히 제작한 

동영상 역시 생동감 있는 내용을 전달하는 기록콘텐츠이다. 문제는 일상생

활 속의 행위에 관한 흔적들을 어떻게 기록으로 획득해 기록콘텐츠를 위한 

자원으로 활용하느냐에 있다.

다음은 기록콘텐츠의 목적성 문제이다. 현재 기록관리기관에서 구축해 

서비스 중인 기록콘텐츠의 부분은 특정 역사 내지 사건과 관련된 기록콘

텐츠들이다. 물론 이러한 기록콘텐츠의 주제 선정은 매우 적절하며, 콘텐츠

의 구축 목표 및 지향점 역시 명확하다. 하지만 기록콘텐츠의 보다 광범위

한 중적 확산을 위해서는 기록을 생성한 조직 차원으로 상 범위를 확

시킬 필요가 있다. 조직 내 구성원들이 기록의 의미를 찾고 활용성을 높

이기 위해서는 기록콘텐츠의 구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기록콘텐츠는 기

록 속의 내용을 가공하는 IT 기술상의 문제만이 아니라는 점을 염두에 둘 

때, 기록콘텐츠는 기록이 지닌 현재적 미래적 가치의 모색을 기반으로 구축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기록콘텐츠의 구축 이전 기록이 생성된 모태

로서의 조직에 한 분석을 통해 조직 구성원이 필요로 하는, 아울러 해당 

조직에 해 사회 구성원이 요구하는 기록의 의미를 파악해야 하며, 이를 

전제로 기록의 의미를 확산시키고 활용성을 제고시킬 수 있는 기록콘텐츠

를 구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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