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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매뉴스크립트 수집정책 구성요소와 련한 선행연구와 국내외 문학 의 실제 수집정책을 비교, 

분석하여 국내 문학 이 수집정책을 수립할 때 고려해야 할 수집정책의 구성 요소를 제안하는데 그 목 이 

있다. 문헌연구를 통해 연구자들이 제시한 구성요소와 하 요소의 내용을 분석하 고, 국내외 문학 의 수집정

책 사례분석을 진행하 다. 국내사례로는 세계여성문학 의 자료 선정 내규와 국립 앙도서 의 장서개발정책

을 참조하 으며, 국외 문학 은 14개의 미권 문학 을 상으로 수집정책 원문을 확보하여 비교, 분석하 다. 

분석 상 문학 의 수집정책 원문의 구성요소를 내용에 따라 재구성하여 총 27개의 구성요소를 도출하 으며 

5가지 주제로 분류하여 분석하 다. 마지막으로, 도출된 구성요소들을 비교분석하여 국내 문학 의 수집정책 

수립 시 채택할 수 있는 11개의 기본 요소  14개의 선택요소를 제언하 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the components of manuscript collection development 

policy for Korean literary museums through literature review and the comparative analysis 

of the components of manuscript collection development policies of internal and external literary 

museums. As the examples of internal literary museums, the private rules of material selection 

of World Women’s Literature Center and collection development policy of National Library of 

Korea have been studied. As the examples of external literary museums, 14 original collection 

development policies from British and American literary museums have been analyzed. According 

to the study results, the 11 basic elements and 14 selective elements were proposed for the 

manuscript collection development policy of Korean literary museu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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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연구의 필요성  목

｢문학진흥법｣은 문학을 ‘사상이나 감정을 언

어로 표 한 술 는 그런 작품’이며 ‘인간 삶

의 이야기’를 기본 바탕으로 하는 문화의 가장 기

 부분이라고 정의하고 있다(나윤지 2016). 

작품과 작가를 둘러싼 문학기록은 좁게는 지역, 

넓게는 한 국가의 축 된 경험과 지식의 결과

물이며 격동과 고난을 겪은 민족사의 발자취라 

할 수 있다. 우리 사회는 문학기록을 역사를 

통하는 한국문화의 유산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2000년  반부터 작가별 는 지역별로 문학

을 설립하기 시작하 다. 십여 년이 흐른 

재에는 106개의 문학 이 운  이며 ‘국립한

국문학 ’ 설립이 본격 으로 추진되고 있다. 

문학 은 모(母) 기 이 생산한 기록을 이  

받아 리하는 공공기 의 아카이 즈와 달리 

수집형 아카이 즈(collective archives) 즉, 매

뉴스크립트 수집기 에 가까운 특성을 지닌다. 

매뉴스크립트 기 은 도큐멘테이션 략을 통

해 다양한 수집 원으로부터 자료를 수집하기 때

문에 사 에 기 의 특성에 맞는 수집정책을 설

정하고 그 정책에 따라 체계 으로 기록을 수집

하는 것은 매우 요하다. 

문학 이 매뉴스크립트 기 으로서 수집하

는 문학기록은 문학작품을 비롯하여 작가  작

품을 둘러싼 모든 기록을 포함한다. 문학작품과 

작품 련 기록을 통해 다양한 지식과 술  가

치는 물론 당  사회에 한 작가들의 비  

인식을 엿볼 수 있다. 한 작가의 생애  사회

활동기록을 통해 개인의 가치 과 그때 당시 시

정신을 살펴볼 수도 있다. 문학기록은 기록 

리의 측면에서 일반 공공기록물보다 까다로

운 측면이 존재한다. 그 이유는 문학기록이 다

양한 매체와 형태로 편화된 매뉴스크립트  

성격을 지니는 동시에 작가의 생애가 총체 으

로 녹아 있는 기록이기 때문이다(양서희 2011). 

이러한 문학기록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문학  

수집정책의 필요성은 더욱 증 된다고 할 수 있

다. 문학 은 수집정책 수립으로 기 의 사명에 

입각한 극  수집활동을 펼칠 수 있을 것이며, 

수집활동의 명확한 방향을 설정함으로써 기

의 존재를 규정할 수 있을 것이다.

문학 이 문학작품의 의미를 되새기고 작가

의 업 과 문학  성과를 보존하고자 하는 사

명에 따라 명확하고 뚜렷한 수집방향을 설정하

여 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집정책을 수

립하여 그에 따라 체계 으로 수집활동을 하는 

기 은 매우 드물다. 문학 의 수집정책은 기

  문학기록의 특성을 반 하여야하며, 문

학  건립 기단계부터 용되어 기 의 방향

을 설정하는 역할을 하여야 한다. 

본 연구는 매뉴스크립트 수집정책 구성요소

와 련한 선행연구와 국내외 문학 의 실제 

수집정책을 비교, 분석하여 국내 문학 이 수

집정책을 수립할 때 고려해야 할 수집정책의 

구성 요소를 제안하는데 그 목 이 있다. 

문학 은 륙별로 그 유형이 조 씩 다르

다. 미국과 유럽은 개별 작가를 기리는 개인문

학 이 다수이며, 국, 만, 일본 등 동아시아

권은 개인 문학 과 함께 특정 지역이나 국가 

체를 아우르는 종합문학 (국․공립 는 지

역 문학 )이 문학기록 리의 심축 역할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문학 은 크게 개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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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과 지역문학 의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개인문학 은 작가 한 개인의 작품과 그의 생애

를 기리는 문학 이며, 지역문학 은 한 지역 

혹은 특정 시기 내 다수의 작가들을 상으로 

그들의 작품과 생애에 한 기록을 수집하는 

문학 이다. 개인문학 과 지역문학 은 그 규

모와 운 방법의 측면에서 차이가 있겠으나 문

학 이 수집하는 문학기록의 유형에 한 차이

는 크지 않다. 문학기록 수집 상이 되는 인원

(人員)에서 차이가 있을 뿐 수집 상 문학기

록의 유형은 작가의 작품, 작품을 둘러싼 기록

이라는 에서 같다고 볼 수 있다. 

문학 의 유형에 계없이 문학기록을 수집

하고 리하는 활동은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지

까지의 국내 문학 의 수집정책에 련된 연

구들은 특정 개별사례를 심으로 수집정책을 

제시하는데 집 해 왔다. 이는 문학 이라는 

기 의 특성을 기반으로 한 것이라기보다는 해

당 지역 혹은 개인의 특성을 심으로 이루어

진 연구로써 문학기록 수집에 한 보편성을 

담보하는데 분명한 한계가 존재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는 문학기록 수집  수집정

책 수립의 기본 이며 보편 인 틀을 제시한다

는 측면에서 그 의의가 있다 하겠다. 한 각 

문학 은 본 연구의 제언을 바탕으로 해당 기

의 특성을 반 한 수집정책을 구축함으로써 

유연하고 개방 인 수집정책 수립의 기회를 확

보할 수 있을 것이다. 

1.2 연구의 내용  방법

본 연구는 국내 문학 을 한 수집정책 구

성요소의 제안이라는 연구 목  달성을 하여 

문헌연구와 사례조사를 실시한다.

첫째, 문헌연구를 통해 매뉴스크립트 수집기

의 수집정책 구성요소에 한 연구를 비교, 

분석한다. 

둘째, 동아시아 문학 과 비교하여 국내 문

학 과 유형이 유사한 미권 문학 을 심으

로 국외문학  수집정책을 확보하여 분석한다. 

셋째, 국내 수집정책 사례 분석을 해 숙명

여자 학교의 부속시설인 세계여성문학 의 

자료수집 내규  국립 앙도서 의 문학주제

의 집서수   장서개발 세부지침을 분석한다. 

넷째, 문헌연구와 국내외 사례조사를 통해 

도출된 수집정책 구성요소 분석결과를 바탕으

로 국내 문학 이 수집정책을 수립할 때 고려

할 수 있는 수집정책 구성요소를 ‘기본요소’와 

‘선택요소’로 구분하여 제언한다. 

1.3 선행연구 

본 연구의 련 선행연구는 크게 수집정책, 

문학 , 매뉴스크립트 수집정책을 다룬 연구로 

나눠볼 수 있다.

먼 , 수집정책을 다룬 연구를 살펴보면, 한

수연(2005)은 2004년 기  콜롬비아 학의 

Archives and Manuscript Collection 에 수

록된 476개의 기   53개 기 의 56개 아카

이 즈의 기록물 수집정책을 분석하 다. 기록

물 수집정책 구성요소를 기본  구성요소와 보

완  구성요소로 나 어 제시하고, 각 구성요

소의 작성방안을 시와 함께 제안하 다. 

다음으로, 문학 에 한 연구는 문학 의 

반 인 실태와 개선방안, 문학기록 리방안, 설

립방안, 활성화 방안에 한 연구가 다수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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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학기록 수집방안에 한 연구는 미미하다. 

유은지(2007)는 문학 을 활용한 문학 진흥 방

안 연구에서 문학 의 기능과 기 효과를 검토

하고 역할 확 를 꾀함으로써 지역 문학의 진

흥 방안에 하여 제언하 으며 양서희(2011)는 

지역문학 의 활성화를 한 문학 기록 리 방

안에 한 연구에서 문학기록의 특성에 맞는 

리를 해 수집, 리, 활용을 아우르는 반 인 

기록 리 방안을 모색하 다. 이명호(2015)는 

라키비움 에서 국내 문학 의 기능  요소

를 심으로 운  실태와 과제를 분석하 다. 

국내의 문학 을 지역 내 작가와 작품 심의 

귀 도서, 육필원고 등을 주력으로 리하는 

표  문화기 의 하나로 인식하 다. 이 인

식을 바탕으로 라키비움의 기능  에서 문

학 의 기능  측면을 악하고, 문학 이 라

키비움 논의에 포함되기 해 선결되어야 할 

핵심사항에 하여 논하 다. 

마지막으로, 메뉴스크립트 컬 션 수집정책

을 다룬 연구는 주로 특정 기 을 분석 상으

로 하고 있다. 유 산(2005)은 메뉴스크립트 

수집 차를 체계화 하는 방안을 민주화운동기

념사업회 사료 을 심으로 분석하 는데 메

뉴스크립트의 수집과정을 표 화하고 민주화

운동기념사업회 사료 에 용하는 방식을 취

하 다. 수집과정을 수집 비단계, 수집단계, 수

집방법에 따른 수집과정의 세 단계로 표 화하

고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사료 의 특성을 고

려하여 용하 다는 에서 의의가 있다. 신윤

화(2006)는 메뉴스크립트 컬 션의 수집정책

에 하여 김달진문학 을 사례로 분석하 다. 

수집연구 분야  ‘수집정책’에 을 맞추어 

문헌연구와 사례연구를 병행하여 진행하 다. 

다양한 사례의 구성요소 분석을 바탕으로 ‘사명 

 권한 진술’, ‘수집분야  범주의 정의’, ‘수집

  우선순  결정’, ‘타 기 과의 력  

자료의 처리’로 구분되는 김달진문학  수집정

책안을 제시하 다. 신윤화의 연구는 수집정책 

구성요소에 한 문헌연구에 한정하여 실제 사

례를 분석하지 못하 고, 개인문학 으로 한정

하 다는 데 한계 이 있다. 

그간의 ‘문학 ’에 한 연구는 지역문학  

활성화 방안에 을 맞춰 문학 의 리 실

태를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주

다.  지역문학 의 활성화를 한 문학 기록

리 방안에 한 연구는 수집을 기록 리 

로세스의 일부분으로 다루고 있다. ‘수집정책’

의 측면에서는 기록  는 메뉴스크립트 수집

기 의 수집정책을 분석한 연구가 있으나 아카

이 즈 반을 상으로 수집정책을 분석함으

로써 문학 의 특성을 반 하지 못하 다는 한

계가 있다. 한 문학 을 메뉴스크립트 컬

션의 수집기 으로 인식하고 수집정책에 하

여 분석한 연구에서는 특정 개인 문학 을 

심으로 개별 사례에 한정하여 수집정책을 제시

하 다는 에서 한계가 있다. 

2. 이론  배경

2.1 문학 의 정의  유형

｢문학진흥법｣ 2조(정의)에 따르면 문학 이

란 문학  자료를 수집․ 리․보존․조사․연

구․ 시․홍보․교육하는 시설로서 문학  자

료, 인력  시설 등 등록 요건을 갖춘 시설을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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컫는다. 국제문학 원회 ICLM(International 

Committee for Literary Museums)에서는 문

학 을 ‘문학에 한 지식을 하고 지역사

회 속에서 문학 의 역할을 확 하기 해 문

화유산(cultural heritage)으로 여겨지는 문학

을 다루는 특정한 기 ’이자 ‘박물 학과 련

된 법(museographical codes)을 통해 문학을 

수집, 보존, 승하는 기 ’으로 정의하고 있다. 

기능  측면에서 문학 은 도서 형태의 작품

을 보존․활용한다는 에서 도서 의 기능과 

유사하며, 특별한 목 을 갖고 그 목 에 부합

하는 책들이나 각종 유품들을 시한다는 의미

에서는 박물 과 그 기능이 같다(한국문화

연구원 2013). 한 문학 에서 다루는 문인들

의 일 기나 집필 과정을 시각화하고 시민들에

게 문학 체험을 제공한다는 에서 문화체험의 

장으로 활용되기도 한다. 

ICLM에서는 문학 의 유형을 크게 개인문

학 (Writers museums), 일반문학 (General 

literary museums), 문학공원(Literary landscapes 

or Eco-museums)으로 구분한다. 개인문학

은 주로 작가가 태어나고 성장한 곳, 는  

생애동안 머물 던 곳, 사망한 곳이나 작가에

게 헌정된 곳을 활용한 공간이다. 일반문학

은 지역, 특정 장르의 문학 는 특정 언어와 

련된 문학을 다루거나 더 나아가 장서나 매

뉴스크립트 컬 션을 다루는 문학 을 의미한

다. 문학공원은 미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유

형으로 작가와 련되거나 작가의 작품 속에 

등장한 지역, 지물 등과 련된 특정 지역 체

를 문화유산으로서 리하는 곳이다. 

우리나라의 문학 은 설립주체에 따라 개인, 

지자체, 문화단체가 설립한 문학 으로 나  수 

있고 민간단체가 탁운 을 맡기도 한다. 문화

체육 부의 지역 공․사립 문학  황(2017. 

3)에 따르면 국내 운  인 문학 은 106개소

로 공립 64개, 사립 40개이며 이  한국문학

회에 등록된 문학 은 72곳이다.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국내 문학 을 형태  

측면에서 유형별로 분류하면 <표 1>과 같이 작

가  작품형, 지역형, 테마형, 컬 션형의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작가  작품형’ 문학 은 개인 는 여러 

작가의 생애와 업 을 기리고 작가 정신을 계

승하거나 작가의 특정 작품을 보존․ 시․활

용하는 것을 목 으로 하는 문학 이다. 문학

사  가치가 있는 뛰어난 작품을 기념하고, 작

품이 지니는 공간성에 을 두고 실의 공

간을 기반으로 작품을 복원하는 특성을 지닌다. 

‘지역형’ 문학 은 특정 지역을 상으로 지역

문학을 정리․보존하고 이를 통해 지역의 역사

와 특성을 알리는 것을 목 으로 한다. ‘테마형’ 

문학 은 특정 테마․주제, 시기 등을 심으

로 문학기록을 수집․ 리하는 것이 목 으로 

주제에 맞는 다양한 방식으로 운  된다. 특정 

지역, 작가  작품, 테마와 무 하게 문학사  

가치와 모든 문학의 소재를 종합 으로 다루는 

문학 은 ‘컬 션형’ 문학 으로 주로 다양한 

분야에서 수집한 원고, 작품이나 문인들의 기

록을 보유하고 있다. 

2.2 메뉴스크립트 수집정책 

문학기록의 수집은 문학 이 수행해야 하는 

일차  작업인 동시에 문학기록을 리하는데 

있어서 다른 어떤 과정보다 선행되어야 할 



214  한국비블리아학회지 제29권 제1호 2018

유형 목 해당 문학 1)

작가  

작품형

(42개)

개인 는 여러 작가의 정

신 계승, 특정 작품의 보

존․ 시․활용

구상문학 , 김달진문학 , 김삿갓문학 , 김유정문학 , 노작홍사용문학 , 동리목

월문학 , 만해기념 , 미당시문학 , 박경리문학공원, 박인환문학 , 박재삼문학 , 

백호문학 , 석정문학 , 신동엽문학 , 오 수문학 , 오장환문학 , 요산문학 , 

원서문학 , 월하이태극문학 , 이병주문학 , 이원수문학 , 이육사문학 , 이주홍

문학 , 이효석문학 , 정지용문학 , 조병화문학 , 조태일시문학기념 , 지 문학

, 지훈문학 , 채만식문학 , 청마문학 , 최명희문학 , 태백산맥문학 , 토지문학

, 평사리문학 , 한국가사문학 , 한국시마을문학 , 한국시조문학 , 한무숙문학

, 혼불문학 , 황순원문학  소나기마을

지역형

(14개)

특정 지역의 문학 정리․

보존  이를 통한 지역의 

역사와 특성 

강진군 시문학 기념 , 경남문학 , 구문학 , 문학 , 동국 학교 만해마을, 

마산문학 , 목포문학 , 순천문학 , 북문학 , 제주문학의 집, 지리산문학 , 천

문학 , 충남문학 , 충주문학

테마형

(12개)

특정 시 ․테마․주제

에 련된 문학기록의 수

집․ 리

농민문학 , 보훈문학 , 山史 시100년 , 삼성출 박물 , 세계여성문학 , 시조

문학 , 아리랑문학 , 추리문학 , 한국근 문학 , 한국시문학 , 한국시집박물 , 

한국 문학

컬 션형

(4개)

다양한 주제의 소장 자료 

보존  기획 시 는 문

화 로그램 운

문학의집․서울, 인문학 , 잔아문학박물 , 청류재수목문학

<표 1> 문학 의 유형

요한 업무이다. 문학기록의 시체계와 기록을 

활용한 문학서비스 체계가 잘 구축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들 기능은 수집된 기록물의 범 를 

월할 수 없는 것이므로 문학 의 역량은 문

학기록의 수집 여부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다. 

이 형 아카이 가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는 

공공기록과 다르게 문화 술분야는 체 으

로 수집형 아카이 가 부분이며 매뉴스크립

트 보존소라는 특성을 지닌다. 문학 은 특정 

기 이나 의도에 따라 다양한 원천으로부터 수

집한 인  기록의 집합체인 매뉴스크립트 

리 기 으로서 다양한 조직과 개인으로부터 문

학기록을 입수하게 된다. 

기록학용어사 (2008)에 따르면 수집정책은 

보존기록 에서의 기록 평가․선별 차의 토

로서, 수집을 통한 기록화의 목표  그에 따

른 실천  과제에 하여 공식 으로 천명될 

사실이며 기록 의 사명  목 , 수집의 범  

 우선순 에 한 분야별 설계, 수집 지침  

제한 사항, 타 기록 이나 기록 소장자와의 

력방향, 제 에 한 성명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즉, 수집정책이란 특정 보존소

가 수집범 를 결정하고 수집해야 할 자료의 

주제와 형식을 구체화하기 해 비한 서면 

진술이다(오항녕 2005). 이러한 수집정책은 기

의 소장물을 효과 으로 개발하고 그 활용에 

있어서 일정한 틀을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 해

당 기 은 이러한 수집정책을 통하여 기 에 

필요한 기록을 입수하고, 조직 으로 컬 션을 

구성하여 리할 수 있기 때문에 수집정책의 

수립은 선별  평가의 최  단계라고 할 수 있

다. 수집정책은 불특정 장소에 다수로 산재해 

 1) 해당 문학 은 2015 한국 문학  황에서 확인할 수 있는 회원기 을 상으로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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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기록물에 하여 무엇을, 왜, 어떠한 차

로 수집해야 하는지에 한 틀을 제공한다. 

한 단순히 수집해야할 것만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수집할 때 고려해야 할 것에 해 반

인 윤곽을 그리는 데에도 유용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수집정책은 기록물의 입수를 한 내

부 규정의 의미를 넘어 기 의 수집․ 리 활

동 반에 한 평가 수단이라고 볼 수 있다. 

수집정책은 일반 으로 기록 리자나 실제 

수집 담당자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구체  지

침으로써 그 범 가 구체 이다. 수집정책은 

기 의 사명과 역할, 자원, 수집과 련한 내외

 환경 등을 총체 으로 고려하여 실 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수집될 기록의 유형이나 잠재

성, 가치, 활용성 등을 충분히 반 하여야 한다

(조용성 2009).

수집의 일차  목표는 기 의 소장기록을 개

발하여 기존 소장기록과 유기 인 컬 션을 구

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이용자들에게 기록이 지

닌 다양한 가치를 제공하는데 있다. 한 수집

의 범 와 방법을 규정해 놓음으로써 외부 으

로는 수집 시 발생할 수 있는 법 , 윤리  문제

로부터 기 을 보호할 수 있는 방어수단이 될 

수 있으며 내부 으로는 수집 활동의 혼란을 

이는 구체  지침으로 활용될 수 있다. 

정리해보면 수집정책은 다음과 같은 역할을 

한다. 첫째, 기 의 정체성과 특성을 밝히는 가

장 유용한 수단이다. 둘째, 기 의 평가․선별 

결정에 있어서 기 을 제시한다. 셋째, 잠재  

수집 집단을 특정 하는데 도움을 다. 넷째, 기

이 원하지 않는 기록물을 거 할 수 있는 기

을 제공한다. 다섯째, 다른 유 기 과 연계

하여 활용하여 이미 수집되어 있는 기록을 다

시 수집하려는 불필요한 노력이나 타 기 과의 

소모 인 경쟁을 피할 수 있다(조용성 2009).

문학 에서 수집정책의 수립은 일차 으로 

기  내 수집업무의 지침으로 활용될 수 있다. 

한 문학 의 경우 기 차원의 수집과 더불어 

외부의 기증에 의한 수집이 큰 비 을 차지한

다. 명문화된 수집정책은 문학 이 수집의 범

와 방법을 명확히 규정하여 무분별한 기증을 

막고 소유권에 하여 발생할 수 있는 법 , 윤

리  문제를 사 에 차단할 수 있다. 

  3. 메뉴스크립트 수집정책 비교 
분석 

이 하에서는 매뉴스크립트 수집정책 련하

여 상당한 연구 성과가 있는 햄, 슈워트리히와 

리드, 필립스, 디얼스타인 등의 연구자들이 매

뉴스크립트 기 의 수집정책을 해 제시한 구

성요소를 분석하고자 한다.  연구자들은 수

집 차  수집정책에 한 연구의 일환으로 

매뉴스크립트 수집기 의 수집정책에 포함되

어야 하는 구성요소를 제시하 다. 국내외 문

학 의 수집정책 사례분석에 앞서 연구자들의 

이론을 분석하는 것은 문학 이 매뉴스크립트 

기 으로서 수집정책을 구축하는데 있어서 어

떤 구성요소에 을 두어야 하는지 참고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설정하기 함이다. 

3.1 햄, 슈워트리히와 리드, 필립스, 디얼스타

인의 수집정책 비교 

햄(Gerald F. Ham)은 모든 수집정책에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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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 으로 들어가야 하는 다섯 가지 기본요소를 

제시하고 있다. 햄이 제시한 수집정책 구성요

소는 ‘보존소 사명  목 에 한 진술문’, ‘수

집 범 와  설계(수집분야)’, ‘수집지침(우

선순 와 제한)’, ‘타 기  는 개인소장자와

의 력’, ‘처분’이다. 

슈워트리히와 리드(Anne-Marie Schwirtlich 

and Barbara Reed)는 수집정책의 목  제시

부터 수집정책의 용까지 수집 차 리의 일

환으로 9개의 수집정책 구성요소를 제시하 다

필립스(Faye Phillips)는 매뉴스크립트 컬

션을 한 수집정책 모델을 제안하면서 수집정

책에 9개의 구성요소를 포함해야한다고 밝혔다. 

디얼스타인(Bruce W. Dearstyne)은 수집

정책이 로그램의 성숙도와 책임을 보여주는 

지표라고 정의하면서 수집정책의 가이드라인

이 있는 경우 체계 으로 로그램을 발 시켜

나갈 수 있다고 주장하 다. 그는 역사 기 들

의 역사기록 로그램 리를 주제로 한 서

에서 수집정책의 구성요소로 기 의 사명과 비

 진술, 심분야의 주제  지리  치, 지원

되는 활동의 유형, 수집된 역사 기록의 종류, 의

사 결정에 한 범 한 기 , 요도가 낮은 

우선순   외사항을 제시하 다.

모든 연구자들이 공통 으로 제시한 요소들

을 비롯하여 동일한 내용으로 제시한 요소들을 

통해 수집정책에 필수 으로 포함되어야 하는 

기본요소와 기 의 재량에 따라 채택할 수 있

는 선택요소를 도출해내고자 한다. 우선 각각

의 연구자들이 사용한 용어  표 의 차이를 

고려하여 동일한 주제의 요소끼리 분류하 고, 

그 결과 <표 2>와 같이 ‘기 의 사명  목  진

술’, ‘법 권한 진술’, ‘수집범 의 명확화’, ‘수집

우선순   제한사항’, ‘수집 컬 션이 지원하

는 로그램에 한 진술’, ‘수집 자료의 근  

이용자 진술’, ‘수집의 조건’, ‘다른 기 과의 

력’, ‘수집 차’, ‘처분’, ‘수집정책 검토  평가’, 

‘소장 컬 션 진술’, ‘의사결정 기 ’, ‘용어의 정

의’, ‘컬 션 공유’에 이르는 총 15개의 요소로 

정리될 수 있었다.

정리된 15개의 수집정책 구성요소는 <표 3>

과 같이 ‘개요’, ‘컬 션’, ‘수집활동’, ‘처분활동’, 

‘ 리  운  활동’의 다섯 가지 주제로 분류할 

수 있다. 

연구자

구성요소
햄 슈워트리히&리드 필립스 디얼스타인

1
기 의 사명  목  

진술

보존소 사명  목 에 

한 진술문 

기   아카이 즈 로

그램의 목 에 한 일반

 진술

기  는 컬 션의 목  

진술
사명  비  진술

2 법 권한 진술
자료를 수집하기 한 권

한 진술

3 수집 범 의 명확화
수집 범 와  설계: 

수집분야

수집 에 한 일반  

기술

심분야의 주제  지리

 치

4
수집우선순   

제한사항

수집지침: 우선순   

제한

향후 5-10년 수집우선

순 에 한 진술
수집의 우선순   한계

요도가 낮은 우선순  

 외사항

<표 2> 연구자별 수집정책 구성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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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구성요소

1 개요

∙기 의 사명  목  진술

∙법 권한 진술

∙용어의 정의

2 컬 션

∙수집 컬 션이 지원하는 로그램에 한 진술

∙수집 자료의 근  이용자 진술

∙소장 컬 션 진술

∙컬 션 공유

3 수집활동

∙수집 범 의 명확화

∙수집 우선순   제한사항

∙수집의 조건

∙수집 차

4 처분활동 ∙처분

5 리  운 활동

∙다른 기 과의 력

∙수집정책 검토  평가

∙의사결정 기

<표 3> 연구자별 수집정책 구성요소 분석을 통한 주제별 구성요소 

연구자

구성요소
햄 슈워트리히&리드 필립스 디얼스타인

5

수집컬 션이 지원

하는 로그램에 

한 진술

수집된 컬 션에 의해 지

원되는 로그램의 유형
지원되는 활동의 유형

6
수집자료의 근  

이용자 진술

잠재  수집을 해 자료

에 하여 근할 수 있는 

사람에 한 정보

컬 션 이용자

7 수집의 조건

자료가 수집되기 해 충

족하여야 할 상태  조건

에 한 일반  기술

8 다른 기 과의 력
타 기  는 개인소장

자와의 력

수집정책에 향을 미치

는 정

9 수집 차 자료 수집방법에 한 설명
수집정책과 정책의 제정

에 향을 미치는 차

10 처분 처분

불필요한 자료의 재검토

와 매각에 한 일반  

기술

처분지침에 한 진술

11
수집정책 검토  

평가

컬 션 개발의 검토와 수

집정책의 재검토를 한 

차

12 소장컬 션 진술 수집된 역사기록의 종류

13 의사결정 기
의사결정에 한 범

한 기

14 용어의 정의 용어의 정의

15 컬 션 공유 자료공유정책에 한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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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국내외 문학  수집정책 비교 
분석 

4.1 국내문학 의 수집정책 

국내에서 문학기록의 수집정책으로 볼 수 있

는 자료로는 숙명여자 학교의 부속시설인 세

계여성문학 의 자료수집 내규  국립 앙도

서 의 장서개발정책이 있다. 

우선, 세계여성문학 은 세계 여성문인의 자

료를 수집․개발하고 연구를 지원하는 세계 여

성문학 연구센터로 4만 3천여 권의 장서와 학

술지, 자정보, 멀티미디어 자료, 친필원고, 애

장품, 시회 자료 등을 소장하고 있다. 세계여

성문학 에서 자료를 선정하기 해 사용하는 

내규는 2000년 4월 25일부터 시행되었으며 다

음의 여덟 가지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1)목

, 2)용어의 정의, 3)자료의 구입, 4)복본 구

입, 5)자료의 수증, 6)수증자료의 폐기, 7)수증

자료의 이 , 8)기타.

다음으로 국립 앙도서 의 경우를 살펴보

면 <표 4>와 같이 정리될 수 있다.

집서수
(단계)

∙문학자료
  - 한국문학, 국문학, 일본문학  기타 아시아문학, 미문학, 독일문학, 랑스문학, 스페인  포르투갈문학, 이탈리아문학, 

기타제문학의 자료를 포
  - 문학자료의 반 인 집서수 을 4단계(연구수 )로 설정하고, 하 주제에 따라 1~4단계를 선택 으로 용 
∙기본자료
  - 문학이론, 문장작법과 수사학, 문학사와 평론 등을 다룬 단행본, 학술지, 학 논문 등의 기본자료
  - 기술된 언어를 불문하고 4단계(연구수 )까지 수집
  - 다만 세계  각국의 문학 집은 미, 랑스, 독일, 국, 일본, 러시아 등을 심으로 엄선하여 수집 
∙각국의 문학작품
  - 노벨문학상  국제  인지도와 신뢰성이 높은 수상작을 원작언어로 수집
  - 베스트셀러 목록에서 수집 상을 선정할 때는 리뷰지, 신간안내서, 작품집 해설 등의 보조 도구를 활용하여 엄선하여 수집
∙세계 각국의 주요 문학가 기
  - 문학형식별로 구분하여 최 한 수집
∙5단계(망라  수 ) 수집 상 
  - 한국의 고    문학작품을 외국어로 번역한 자료, 외국에서 한국의 문학세계를 연구한 자료, 특정 작가의 작품세계를 

분석 는 비평한 자료 

장서개발 
세부지침

∙한국문학을 비롯한 국  일본, 미, 독일, 랑스, 스페인  포르투갈, 이탈리아, 러시아 문학을 등을 심으로 포  
수 에서 수집

∙문학의 기본자료
  - 이론, 작법과 수사학, 문학사와 평론 등을 다룬 단행본, 학술지, 학 논문 등
  - 언어를 불문하고 최 한 수집
∙문학 집
  - 미, 랑스, 독일, 일본, 러시아 등을 심으로 수집
∙문학작품
  - 작가의 창작력이나 상상력을 기 으로 교육   문학  가치가 풍부하고 구  이용가능성이 있는 명작을 우선 으로 

선정 
∙수상작
  - 수상작  노벨문학상을 비롯한 국제  인지도와 신뢰성이 높은 수상작을 집 으로 수집 
∙한국 련 자료
  - 외국어로 번역된 한국의 고    문학작품, 외국에서 한국의 문학계를 연구한 자료, 특정 작가의 작품세계를 분석 

는 비평한 자료는 최 한 수집
∙세계 주요 문학가의 기
  - 시 를 막론하고 문학형식별로 최 한 수집
∙인터넷 소설  타지
  - 문단에서 인정받은 수상작을 제외한 작품  선정성이 지나치거나 감상 인 작품은 수집하지 않음

<표 4> 국립 앙도서  문학주제의 집서수   장서개발 세부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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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국외문학 의 수집정책

국외문학 의 수집정책 사례분석을 하여 

동아시아 문학 에 비해 그 유형이 국내문학

과 유사한 미권 문학 을 심으로 수집정책

을 분석하 다. 사례분석 상은 미문학 작

가를 다루는 문학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온라인으로 근 가능한 70개의 문학 이다. 

그  홈페이지에 수집정책이 공개되어 있는 

두 곳의 문학 은 홈페이지를 통해 원문을 확

보하 고, 홈페이지에 수집정책이 공개되어 있

지 않은 경우에는 2017년 5월 9일부터 6월 12일

까지 30일간 각 문학  홈페이지의 문의하기

(contact us) 는 이메일 질의를 통해 수집정

책 원문 제공을 요청하 다. 최종 으로 14개의 

문학 에서 수집정책 원문을 제공하 다. 수집

정책 사례분석 상으로 선정된 문학 은 국 

8개, 미국 5개, 이탈리아 1개로 <표 5>와 같다. 

각 문학 의 수집정책의 분석은 원문의 구성을 

해치지 않는 수 에서 의역하 으며 각 구성요

소의 목 과 의미를 악할 수 있는 선에서 요

약하 다.

첫째, 찰스 디킨즈 박물 (Charles Dickens 

Museum, 이하 CDM)은 찰스 디킨즈를 한 개

인문학 으로 국 런던에 치하고 있다. 문학

은 디킨즈가 세계 인 명성을 얻기 시작할 무

렵인 1837년부터 2년간 머물며 작품 활동을 한 

곳으로, 디킨즈 회(The Dickens Fellowship)

가 1922년 인수하여 3년 뒤 박물 으로 개 하

다. 찰스 디킨즈 박물 은 홈페이지에 수집

정책 원문을 제공하고 있다. 수집정책은 1) 박

물 의 목  진술, 2) 재 수집된 컬 션에 

한 개요, 3) 향후 수집을 한 주제  우선순

, 4) 합리  경 과 처분을 한 주제  우

국가 문학 명 수집정책

개인

문학

국

Charles Dickens Museum Collection Development Policy

Shakespeare birthplace trust SBT Collections Management Policy (2014-2019)

Newstead Abbey NA ONLY NCMG CDP 2013

The Samuel Johnson Birthplace Museum, 

Lichfield
SJBM Collections Development Policy 2015

Jane Austen’s House Museum JAHM Collections Development Policy

Dove Cottage and the Wordsworth Museum Collection Development Policy March 2016

Milton’s Cottage Collections Development Policy

미국

Hemingway-Pfeiffer Museum and Educational 

Center

Hemingway-Pfeiffer Center Collections Management 

Policy

The Mark Twain House and Museum Mark Twain House Collections Policy 2017

Historic Hudson Valley
Historic Husdson Valley COLLECTIONS 

MANAGEMENT POLICY FINAL 2014

Thornton W. Burgess Society Thornton W. Burgess Society Collection policy

General Lew Wallace Study and Museum GLWSM Collection Policy Draft

종합

문학

이탈리아 Keats-Shelley House(KSH) Keats-Shelley House Rome - policy

국 Chawton House Library Chawton House library Collections Management

<표 5> 분석 상 해외문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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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순 , 5) 수집 제한사항, 6) 다른 박물 의 

수집정책, 7) 정책 검토 차, 8) 정책이 용

되지 않는 수집, 9) 수집 차, 10) 약탈, 11) 

유해(human remains)의 반환  배상, 12) 아

카이  리, 13) 처분 차의 13개 요소로 구

성되어 있다. 

둘째, 셰익스피어 버스 이스 트러스트

(Shakespeare Birthplace Trust, 이하 SBT)

는 리엄 셰익스피어의 생가를 국가  기념물

로 보존하기 해 1847년 국 스타포드어폰에

이번(Stratford-upon-Avon)에 설립된 독립

 교육 자선단체이다. SBT는 셰익스피어의 

작품에 한 연구  지식의 발 을 해 노력

하고 있으며 국제 셰익스피어 회(International 

Shakespeare Association)의 본사로서 셰익스

피어 생가, 박물 , 도서 , 역사  기록, 그림, 

사진 등의 유지․보존을 목 으로 한다. SBT의 

수집정책은 5년 단 로 계획되며 재 2014년 

5월에 승인되어 2019년까지 유지되는 정책을 

용하고 있다. 컬 션 리정책은 장서개발

정책, 컬 션정보정책(collections information 

policy), 컬 션 근정책(collections access 

policy), 컬 션 리  보존정책(collections 

care and conservation policy)의 다섯 가지 정

책으로 구성된다. 본 연구에서 살펴볼 수집정

책의 구성요소는 의 다섯 정책  장서개발

의 구성요소로 1) 기존 컬 션, 2) 컬 션의 향

후 수집 기 , 3) 합리  경   처분, 4) 수집 

제한사항, 5) 다른 기 의 수집정책, 6) 정책 

검토 차, 7) 정책의 범 를 벗어나는 수집, 8) 

수집 차, 9) 약탈, 10) 소장품과 유해의 반환 

 배상, 11) 처분 정책의 11개 구성요소와 

체 정책의 개요에 해당하는 1) 소개, 2) 목  

진술, 3) 법   윤리  요건을 포함하여 14개

의 구성요소이다. 

셋째, 뉴스테드 애비(Newstead Abbey, 이

하 NA)는 국 노 험에 치하며 1170년 무

렵 헨리 2세가 아우구스티 스회 수도원으로 

건설하 다. 이후 택으로 개조되어 1540년

에 바이런가(Byron family)가 인수하 고 

재 노 엄 시에서 소유하고 있다. NA는 택

으로 용도가 변경된 후부터 지 까지 수세기

에 걸쳐 수집한 컬 션을 보유하고 있다. NA

의 수집정책은 1) 컬 션의 간략한 역사, 2) 

재 보유 컬 션, 3) 수집의 목 , 4) 수집 제

한사항, 5) 재 수집원, 6) 외부 기 과의 계, 

7) 여, 8)수집분야의 8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넷째, 국 스태포드셔(Staffordshire) 리치

필드(Lichfield) 심에 치한 사무엘 존슨 생가 

박물 (Samuel Johnson Birthplace Museum, 

이하 SJBM)은 1901년에 개 한 사무엘 존슨

의 기 박물 이다. 리치필드 시의회(Lichfield 

City Council, 이하 LCC)에 속한 기 으로 권

 있는 어 사 을 최 로 작성했던 사학자

이자 작가 던 사무엘 존슨의 삶과 작품에 

해 시하고 있다. 1) 본 수집정책과 기 의 다

른 정책(계획)과의 계, 2) 컬 션의 역사, 3) 

소장 컬 션의 개요, 4) 향후 수집을 한 주제 

 우선순 , 5) 합리  경 과 처분을 한 우

선순 , 6) 소장품의 수집과 처분을 한 법  

윤리  체계, 7) 다른 박물 의 수집정책, 8) 

아카이  소장품, 9) 수집, 10) 유해(human 

remains), 11) 생물학  지질학 자료, 12) 고

고학 자료, 13) 외사항, 14) 약탈, 15) 유해와 

물건의 반환  배상, 16) 처분 차의 16개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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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로 구성된 수집정책은 2015년 4월 20일 승인

되었고 재검토 정일은 2019년 4월이다. 

다섯째, 제인 오스틴 하우스 박물 (Jane 

Austen’s House Museum, 이하 JAHM)은 

국 햄 셔(Hampshire)의 챠우톤(Chawton) 마

을에 있는 작은 독립 박물 이다. 제인 오스틴

은 1809년부터 1817년까지 8년간 마지막 생을 

이 집에서 자유롭게 작품 활동을 하며 보냈다. 

JAHM은 제인 오스틴에 한 컬 션을 개발

하고 홍보  교육하는 것을 목 으로 건립되

었다. JAHM 수집정책은 1) 본 수집정책과 기

의 다른 정책(계획)과의 계, 2) 컬 션의 

역사, 3) 소장 컬 션의 개요, 4) 향후 수집을 

한 주제  우선순 , 5) 합리  경 과 처분

을 한 우선순 , 6) 소장품의 수집과 처분을 

한 법  윤리  체계, 7) 다른 박물 의 수집

정책, 8) 아카이  소장품, 9) 수집, 10) 유해, 

11) 생물학  지질학 자료, 12) 고고학 자료, 

13) 외사항, 14) 약탈, 15) 처분 차의 총 15개 

구성요소로 이루어져 있다. 

여섯째, 도  코티지와 워즈워스 박물 (Dove 

Cottage and the Wordsworth Museum, 이하 

DCWM)은 워즈워스 트러스트(The Wordsworth 

Trust, 이하 WT) 이사회에 의해 운 된다. 워즈

워스의 창작활동이 가장 활발했던 시기(1799- 

1808년)에 그가 살았던 집 도  코티지(Dove 

Cottage)안에 워즈워스가 사용하던 가구  기

념품이 시되면서 컬 션이 갖춰지기 시작하

다. DCWM 수집정책 구성요소는 의 JAHM

의 구성요소와 동일하다.

일곱째, 턴스 코티지(Milton’s Cottage, 이하 

MC)는 잉 랜드 남부 버킹엄셔(Buckinghamshire)

주의 챠르폰트 자일스(Chalfont St Giles)에 

치한 건물로 정치가이자 시인이었던 존 턴

이 명작 서사시 실낙원(Paradise Lost)를 완성

하고 속편 복낙원(Paradise Regained)의 감

을 받은 곳이기도 하다. 이 박물 은 존 턴과 

련된 가장 요한 컬 션  하나를 보유하

고 있으며, 3개의 박물  자료실에서 턴의 

삶, 작업  그의 삶에 끼친 향력들을 알 수 

있는 희귀한 서 , 그림 등의 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MC 수집정책의 구성요소는 1) 목  진

술, 2) 소장 컬 션의 개요, 3) 향후 수집 주제, 

4) 합리  경 과 처분을 한 주제  우선순

, 5) 수집과 처분을 한 법  체계에 한 정

보의 다섯 가지 요소이다. 

여덟 번째, 아칸소(Arkansas)에 치한 헤

웨이- 이퍼 박물 과 교육센터(Hemingway- 

Pfeiffer Museum and Educational Center, 이

하 HMEC)는 아칸소 주립 학 소속으로 1999년 

7월 헤 웨이의 100번째 탄생을 기념하며 설립

되었다. HMEC의 수집정책은 2013년 1월에 개

정되었으며 1) 사명 진술, 2) 목 , 3) 권한 진

술, 4) 윤리 강령, 5) 컬 션의 범 , 6) 컬 션

의 유형 정의, 7) 수집, 8) 수집 차, 9) 처분 

차, 10) 이해의 상충, 11) 여, 12) 보험, 13) 

컬 션  기록에의 근, 14) 컬 션 자료의 

재생산  사진촬 , 15) 컬 션 리의 15개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아홉 번째, 마크 트웨인 박물 (Mark Twain 

House and Museum, 이하 MTHM)은 하트포

드(Hartford)에 치하며 마크 트웨인이라는 필

명으로 잘 알려진 사무엘 랭혼 클 멘스(Samuel 

Langhorne Clemens)가 직  설계를 맡겨 건축

한 집이다. 이 박물 은 트웨인의 유산과 작품, 

삶을 연구하고 후 에 알리는 것을 목 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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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MTHM의 수집정책은 2017년 3월 23일 

승인되었으며 1) 사명 진술, 2) 목표  목 , 

3) 역사, 4) 권한의 임, 5) 컬 션의 범   

유형, 6) 수집과 인수, 7) 처분, 8) 여, 9) 보

존, 10) 근․보안․컬 션의 활용  련 

정보, 11) 컬 션 목록  보험, 12) 컬 션에 

련된 윤리사항, 13) 수집정책의 유지, 14) 서

식의 14개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열 번째, 히스토릭 허드슨 밸리(Historic Hudson 

Valley, 이하 HHV)는 뉴욕 주 웨스트체스터

(WEstchester County, New York)에서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 비 리 문화단체이다. 1951

년 존 록펠러(John D. Rockefeller, Jr.)에 의해 

설립되었으며 주요 테마는 4가지로 ‘록펠러 가

문의 유산(Rockefeller family legacy)’, ‘워싱턴 

어빙(Washington Irving)’, ‘슬리피 할로우 지역

의 할로 (halloween in sleepy hollow country)’, 

‘북부 식민지 노 제도’이다. 설립 주체인 록펠

러 가문과 미국 문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워싱

턴 어빙을 주요 테마로 소개하고 있다. HHV의 

수집정책은 2014년 2월 26일 승인되었으며 1) 

사명 진술, 2) 목  진술, 3) 수집, 4) 컬 션 

수집, 5) 여, 6) 처분, 7) 보험, 8) 보유기록조

사, 9) 컬 션과 기록에의 근, 10) 기록의 10가

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열한 번째, 손턴 W. 버제스 소사이어티(Thornton 

W. Burgess Society, 이하 TWBS)는 자연주

의자이자 작가 던 버제스의 작품에 련된 자

료를 수집․보존하고 그의 일생과 작품에 지속

인 향을 끼친 자연환경에 한 보존 활동을 

해 1976년에 설립된 비 리 교육기 으로, 메

사추세츠 샌드 치(Sandwich, Massachusetts)

의 쇼미 호수(Shawme Pond)에 치해있다. 

TWBS는 목   컬 션의 두 요소로 수집정

책을 구성하 다. 

열두 번째, 제 럴 루 월러스 스터디 앤 뮤지

엄(General Lew Wallace Study and Museum, 

이하 LWSM)은 인디애나주 크로퍼즈빌

(Crawfordsville)에 치해있다. 이 박물 은 군

인, 작가, 발명가, 술가, 외교   정치인이었던 

루 월러스의 삶과 그의 소설인 벤허(Ben-Hur)를 

기념하는 것을 목 으로 한다. 월러스가 소유

한 약 1,200권의 책, 군복, 터키 술탄의 딸의 

상화를 포함한 술품, 악기  월러스가 발명

한 낚싯  등을 시하고 있다. LWSM의 수집

정책은 1) 사명진술, 2) 정책의 목 , 3) 컬

션 범 , 4) 권한의 진술, 5) 윤리강령, 6) 용어

의 정의  약어, 7) 수집 가이드라인, 8) 기록 

 보존소, 9) 컬 션의 보존  리, 10) 수집, 

11) 처분, 12) 여, 13) 컬 션 활용의 13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열세 번째, 키츠-셸리 하우스(Keats-Shelley 

House, 이하 KSH)는 이탈리아 로마에 치한 

문학 으로 낭만주의 시인 존 키츠(John Keats)

와 퍼시 셸리(Percy Bysshe Shelley)를 기념

하는 것을 목 으로 한다. 키츠와 셸리에 해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컬 션을 소장하고 있

으며, 바이런(Byron), 워즈워스(Wordsworth), 

로버트 라우닝(Robert Browning), 엘리자

베스 라우닝(Elizabeth Barrett Browning), 

오스카 와일드(Oscar Wilde) 등의 작가들에 

한 컬 션도 소장하고 있다. KSH의 수집정책

은 1) 박물 의 목  진술, 2) 기존 컬 션(수

집 상  주제 포함), 3) 향후 수집정책 리 

기 (수집 상  주제 포함), 4) 수집 제한사

항, 5) 다른 박물 의 수집정책의 5가지 요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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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되어 있다. 

열네 번째, 차우톤 하우스 도서 (Chawton 

House Library, 이하 CHL)은 햄 셔 차우톤

(Chawton, Hampshire)에 치한 곳으로 4백

년이 넘은 건물이다. 이 도서 은 재 기 여

성문학 연구센터(Center for the study of early 

women’s writing, 1600-1830)로 활용되고 있

으며 9천권이 넘는 책과 매뉴스크립트 자료를 

보유하고 있다. CHL의 수집정책은 1) 컬 션 

소개, 2) 수집정책, 3) 컬 션 리, 4) 제   

처분의 4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4.3 국내외문학  수집정책 사례 분석 결과

문학  수집정책 구성요소의 사례분석을 

해 국내외 문학 이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는 

수집정책원문을 살펴보았다. 국내문학과의 수

집정책 사례로는 세계여성문학 의 자료 선정

에 한 내규와 국립 앙도서 의 장서개발정

책  주제별 장서개발지침을 참고하 으며 국

외의 경우 14곳의 해외문학  수집정책 원문을 

확보하여 분석하 다. 

사례분석 결과 수집정책의 요소를 5가지 주

제로 분류하는 것이 가능하 으며 이에 따라 

각 주제에 포함될 구성요소를 선정하 다. 구

성요소는 수집정책 원문이 채택한 요소를 그

로 가져오지 않고 원문의 내용을 기 으로 새

롭게 재구성하여 선정하 다. 각 기 별로 사

용하는 용어의 차이는 있으나 동일한 내용임에

도 불구하고 문학 에 따라 상 요소로 제시되

기도 하고 하 요소로 제시되는 등, 개별 문학

이 그 내용을 어떤 요소 안에 기술하느냐에 

따라 정책의 구성이 달라졌음을 확인하 기 때

문이다. 서로 다른 기 이 같은 내용을 설명하

고 있음에도 어떤 구성요소 아래에 배치하느냐

에 따라 구성요소가 상이할 수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단순히 원문 구성요소의 명칭으로만 분

석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단하여 각각의 요

소에 포함된 내용을 기 으로 요소를 재구성하

다. 그 결과 총 25개의 재구성된 요소를 도출

하 다. 재구성된 구성요소가 포함하는 내용을 

주제별로 정리하면 <표 6>과 같다.

주제 주제별 수집정책 구성요소 포함내용

개요

기  소개 - 기 의 역사, 운  방법

기 의 목   사명 진술 - 기 이 추구하는 궁극 인 목 과 사명 

권한 진술
- 모 기 에 한 진술 

- 컬 션 개발, 수집정책 변경  리의 권한

수집정책의 목  진술
- 기 의 목 과 사명을 토 로 수집  컬 션 리의 책임 

부여

법   윤리  요건
- 수집과 처분 는 기  운 을 해 수하는 행법, 지침, 

윤리강령에 한 진술

용어의 정의 - 수집정책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컬 션
컬 션 목   사명 진술 - 수집을 통한 컬 션 구축으로 달성할 수 있는 목  진술

컬 션 역사 - 개 부터 재까지 시기별 컬 션 구축에 한 진술

<표 6> 사례분석을 통한 주제별 수집정책 구성요소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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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주제별 수집정책 구성요소 포함내용

컬 션

소장 컬 션의 개요

- 재 보유 컬 션에 한 소개 

- 컬 션의 범주( 역), 소장품 유형

- 아카이  소장품에 한 진술

컬 션 활용 - 컬 션 소장품의 재생산  활용에 한 원칙

소장품의 반환  배상
- 약탈품, 유해 등 특정 소장품에 용하는 원칙

- 반환  배상의 원칙

여
- 기 에서 외부로의 여 원칙

- 외부에서 기 으로의 여 원칙

컬 션 리

- 컬 션의 보존  안  보장(재해로부터의 보호, 시스템을 통한 

체계  리 등)

- 근권한 진술

- 주기  목록작성  검토

- 물리  보존처리, 복원 

- 컬 션 리의 산

- 보안 련 사항

- 아카이  리 

수집

활동

향후 수집을 한 우선순   제한사항

- 향후 수집을 한 주제  우선순

- 수집 제한사항(수집하지 않는 주제나 유형, 수집방법 등)에 

한 진술

수집분야  기

- 수집범   분야 

- 시간 , 지리  범  포함

- 수집될 자료의 상태  조건

다른 기 의 수집정책
- 불필요한 복과 낭비,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해 타기 의 

수집정책을 고려하고 력함

수집 외사항
- 정책의 범 를 벗어나는 수집은 매우 외 인 특정 상황에서만 

발생함을 명시 

수집 차  일반  원칙

- 수집의 원칙 

- 수집 방법에 따른 차  원칙 제시 

- 수집활동을 해 따르는 법률, 지침 등

- 재 수집원에 한 기술: 수집의 주된 방법(구매, 기증 등) 

 선호하지 않는 방법

- 수집 의사결정과정 기술

- 수집 차에 따른 책임사항 기술

처분

활동

합리  경 과 처분을 한 주제  

우선순
- 복본, 불필요한 자료, 기 과 련 없는 자료의 명시

처분 정책

- 처분결정과정

- 처분의 방법(교환, 기 등)별로 원칙과 기  제시

- 처분 결정이 확정된 경우와 반려된 경우를 구분하여 차 설명

리  

운  활동

수집정책 검토 차 - 정책을 최소 몇 년에 한번 검토하는지에 한 명시 

아카이  리 - 아카이  리를 해 수하는 지침

이해의 상충
- 이해상충 발생 시 우선순  

- 기 의 이익을 보호하기 한 이해당사자 간의 원칙

보험 - 컬 션 는 기 이 가입한 보험

서식 - 여 양식, 기부 증서 등의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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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별로 재구성된 구성요소는 총 25개로 

‘개요’ 6개, ‘컬 션’ 7개, ‘수집활동’ 5개, ‘처분

활동’ 2개, ‘ 리  운 활동’ 5개로 구분할 수 

있다. 이하에서는 국내 문학 이 수집정책을 

수립할 때 고려할 수 있는 구성요소를 제언하

기 해 연구자별 수집정책 구성요소 분석결과

와 국내외 문학 의 수집정책 분석 결과를 비

교․분석하고자 한다. 수집정책의 구성요소는 

모든 문학 이 수집정책에 필수 으로 선택해

야 하는 ‘기본요소’와 기 의 재량별로 채택할 

수 있는 ‘선택요소’로 구분한다. 이 상의 분석결

과를 정리하면 <표 7>과 같다. 

<표 7>에서 제시된 요소들  필수요소를 

심으로 그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  목   사명 진술’은 문학 이 

수집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가장 일차 으

로 고민해야 할 부분이다. 기 의 목   사명 

진술 요소는 정책의 가장 서두에서 수집정책을 

이끄는 핵심 요소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

서 문학 은 수집정책에 기술된 기존의 목  

 사명을 정기 으로 검토하고 방향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 

주제 구성요소 

기본요소

개요
∙기  목   사명 진술

∙법  권한 진술

컬 션

∙소장 컬 션의 개요

∙컬 션 활용

∙컬 션 리

수집활동

∙향후 수집을 한 우선순   제한사항

∙수집분야  기

∙다른 기 의 수집정책

∙수집 차  일반  원칙

처분활동 ∙처분 정책

리  운 을 한 활동 ∙수집정책 검토 차 

선택요소

개요

∙기  소개 

∙법   윤리  요건

∙수집정책 목  진술

∙용어의 정의

컬 션

∙컬 션 목   사명진술 

∙컬 션 역사

∙소장품의 반환  배상

∙ 여

수집활동 ∙수집 외사항

처분활동 ∙합리  경 과 처분을 한 주제  우선순

리  운 을 한 활동

∙아카이  리

∙이해의 상충

∙보험

∙서식

<표 7> 수집정책 구성요소 분석 결과의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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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법  권한 진술’은 자료를 수집하기 

한 권한에 해 명시하는 요소로써 수집정책 

리  기  운 의 권한이 구에게 속하는

지를 밝히고, 컬 션 개발권한의 임에 한 

내용을 포함하는 것이다. 

셋째, ‘소장 컬 션의 개요’는 문학 이 소장

한 컬 션의 종류와 범 , 유형을 설명하는 요

소로써 컬 션 주제에 있어서 가장 요한 요

소이며 문학 이 어떤 주제의 컬 션을 구축하

고 수집활동을 실행해왔는지 내외 으로 공

표할 수 있는 요한 부분이기도 하다. 이는 수

집활동에 앞서 소장하고 있는 컬 션의 특성을 

분석하여 기술하는 것이다. 컬 션 소개에서 

더 확장된 범 로써 소장 컬 션의 장단 을 

악하는 컬 션  기능분석도 이 요소에 포

함될 수 있다. 

넷째, ‘컬 션 활용’은 앞의 컬 션 개요에서 

소개한 소장컬 션을 어떻게 활용하고 재생산

할 것인지에 한 원칙을 제시하는 요소이다. 

수집된 컬 션에 의해 지원되는 로그램의 유

형 즉, 컬 션이 지원할 수 있는 연구나 아웃리

치, 시, 출  등의 로그램을 성문화하여 컬

션의 잠재  이용가능성을 제시하는 것이다. 

컬 션을 수집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미래의 

활용 가능성을 명시함으로써 수집의 근거를 뒷

받침한다는 측면에서 필수 요소라 할 수 있다.

다섯째, ‘컬 션 리’ 요소는 문학 이 소장

인 문학기록을 어떻게 리하고 있는지를 이

용자들이 알 수 있게끔 한다는 측면과 기 내부 

컬 션 담당 직원들이 컬 션의 유지․보존을 

해 수행해야할 업무를 규정한다는 측면에서 

수집정책의 기본 요소로 채택될 필요가 있다. 

여섯째, ‘향후 수집을 한 우선순   제한

사항’의 요소가 요한 이유는 모든 문학 은 

한정된 물리  공간과 산의 범  내에서 활

동함으로 수집정책에 있어서 수집의 우선순

와 제한사항을 언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향후 수집을 한 우선순   제한사항 요소

를 통해 문학 은 향후 5-10년간 수집하고자 

하는 문학기록의 우선순 를 설정하고 수집하

지 않을 문학기록의 유형에 해 명시함으로써 

기증자  타 기 과의 불필요한 갈등을 사

에 방할 수 있다. 특히 국내 문학   소규모

로 운 되는 개인문학 의 경우 수집정책에 수

집의 우선순 와 제한사항을 설정하여 수집의 

양을 조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일곱째, ‘수집분야  기 ’은 문학 이 실제 

문학기록을 수집하는데 있어서 문학기록에 

한 수집결정의 기 이 될 수 있으므로 수집정

책 기본요소로 포함할 수 있다. 

여덟 번째, ‘다른 기 의 수집정책’ 요소는 동

일한 자료를 타 문학 과 복 수집하는 낭비를 

이고 이해 계의 상충이 발생할 경우를 비

하기 해 채택할 필요가 있다. 일반 으로 국

내의 지역문학 은 개인문학 보다 더 큰 규모

로 지자체의 지원을 받아 안정 으로 운 된다. 

이런 경우 개인 문학 에서 기념하고 있는 작가

에 한 자료를 지역문학 과 같은 타 문학 에

서 동시에 수집할 수 있다.  다른 문학 의 소

장 자료에 한 지식 없이 수집할 경우 복된 

수집이 발생하며 이는 사회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 즉, 동일한 자료를 타 문학 과 복 수집

하는 낭비를 이고 이해 계의 상충이 발생할 

경우를 비하기 해 이 요소를 채택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불필요한 복과 낭비, 이해상충

을 방지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타 문학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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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력 계로 발 할 수 있는 가능성도 내포

하고 있다.

아홉째, ‘수집 차  일반  원칙’의 요소는 

문학 이 수집정책에 명시된 수집 원칙과 차

에 따라 수집활동을 하는 것은 모든 문학기록

의 수집 차를 투명하게 보장하기 해 필수  

요소이며 한 법 ․윤리  문제의 발생 가능

성을 최소화시키기 해서도 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열 번째, ‘처분정책’요소와 련하여서는 문

학 이 수집정책에 처분 활동에 한 구체  

지침을 제시함으로써 정당한 차를 통해 합법

으로 소장 문학기록을 처분할 수 있게 할 수 

있음으로 기본요소로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처분은 문학 의 자산인 문학기록을 구 으

로 제외시키는 활동이다. 수집이 다양한 기

과 원칙에 의해 섬세하게 이루어져야하는 활

동인 것처럼 처분 역시 수집정책의 요한 축

을 담당한다. 처분 결정은 수집 결정보다 다양

한 시각에서 고차원 인 숙고 끝에 이루어져

야 하며 처분에 한 명확한 근거가 필요하다. 

문학 은 수집정책에 처분 활동에 한 구체

 지침을 마련함으로써 정당한 차를 통해 

합법 으로 소장 문학기록을 처분할 수 있는 

것이다.

열한 번째, ‘수집정책 검토 차’요소와 련

하여서는 문학 이 수집정책 검토 차를 수집

정책의 기본 요소로 채택함으로써 지속 으로 

수집정책을 검토하고, 컬 션을 분석하여 소장 

컬 션의 장단 을 진단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요하다. 이는 수집활동의 질  향상과 문학

 수집정책의 장기  발 을 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요소이다. 

5. 결 론 

본 연구는 개인문학 과 지역문학 의 구분 

없이 국내의 모든 문학 이 수집정책을 수립할 

때 용할 수 있는 수집정책 구성요소의 기본 

틀을 제시하고자 문헌연구와 사례조사를 병행

하 다. 이를 해 햄, 슈워트리 히와 리드, 필

립스, 디얼스타인이 제시한 매뉴스크립트 수집

기 의 수집정책 구성요소 연구를 비교․분석

하 다. 연구자들이 제시한 구성요소와 하 요

소의 내용을 분석하 고, 연구자들이 개별 으

로 사용한 용어의 차이를 고려하여 의미가 통

하는 요소들을 묶어 ‘개요’, ‘컬 션’, ‘수집활동’, 

‘처분활동’, ‘ 리  운  활동’의 다섯 가지로 

주제를 선정해 각 주제별로 해당하는 구성요소

를 연구자별로 나열하여 정리하 다. 

다음으로, 국내외 문학 의 수집정책 사례분

석을 진행하 다. 문학기록의 수집정책으로 간

주할 수 있는 세계여성문학 의 자료 선정 내규

와 국립 앙도서 의 장서개발정책을 참조하

으며, 국외 문학 은 14개의 미권 문학 을 

상으로 수집정책 원문을 확보하여 비교, 분석

하 다. 각 기 별로 사용하는 용어에 차이가 

있으나 동일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사례들이 

있었으며, 같은 내용이라 하더라도 그 내용을 

어떤 요소 아래에 기술하느냐에 따라 정책의 구

성이 달라지기도 하 다. 상 문학 의 수집정

책 원문의 구성요소를 내용에 따라 재구성하여 

총 27개의 구성요소를 도출하 으며 5가지 주

제로 분류하여 분석하 다. 

도출된 구성요소들을 비교분석하여 국내 문

학 의 수집정책 수립 시 채택할 수 있는 기본 

요소  선택요소를 제언하 다. 구성요소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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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분석과 사례분석의 결과를 비교․분석하여 

최종 으로 기본요소 11개와 선택요소 14개를 

확정하 다. 

문학 은 매뉴스크립트 수집기 으로서 문

학기록의 리  활용이 가장 큰 목 이다. 문

학기록 리는 체계  수집으로부터 시작되며 

이 목표는 명문화된 수집정책의 수립으로 달성

될 수 있다. 그러나 재 운  인 106개의 국

내 문학   수집정책을 수립하여 체계 인 문

학기록 리를 수행하는 기 은 찾아보기 어렵

다. 이에 본 연구는 국내 문학 이 활용할 수 있

는 수집정책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하 다. 지

까지의 문학  련 연구들이 국내 문학 의 특

정 개별사례를 심으로 수집정책을 제시해 온 

을 감안할 때, 본 연구는 문학 의 종류에 

계없이 모든 기 이 유연하게 용할 수 있는 

수집의 기본 틀을 제시하 다는 과 다수의 국

외 문학  수집정책의 실제 사례들을 살펴보았

다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 다만, 사례분석에 있

어 국내 문학 의 수집정책 사례가 풍족하지 못

하고 국외 문학  역시 어권 국가의 문학 으

로 한정하여 연구 상이 축소되었다는 에서

는 한계가 있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수집정

책 구성요소를 시작으로 문학기록의 수집과 

리에 한 인식이 개선되고 다양한 연구를 통해 

각 기 의 특성을 반 한 수집정책안이 수립되

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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