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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대학의 사진기록은 대학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역사적 증거를 제공하는 매우 가치 있는 
기록의 유형 중 하나이나, 텍스트와 달리 의미전달의 취약성을 갖고 있으므로 사진기록의 
정보가 포괄적으로 기술되지 않으면 이용자의 검색과 활용이 어렵다. 본 연구에서는 대학기
록관 사진 아카이브를 위해 사진기록의 분류체계를 구조화하고, 분류 내의 카테고리 특성을 
반영한 메타데이터 셋 개발을 시도하였다. 이를 위해 국내와 미국 대학기록관의 사진기록 
분류체계와 메타데이터 요소를 분석하고, 정보구조 모형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정보구조 모형을 통해 대학기록관 사진기록의 데이터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이용자에
게는 사진기록에 대한 풍부한 디스커버리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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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hotographic archives of universities are one of the most valuable types 
of records that establish the university’s identity and provide historical 
evidence. Unlike text records, however, they are weak in conveying 
meanings. Therefore, it is difficult to support users' search and utilization 
unless the information of photo records is comprehensively described. In 
this study, for the university photo archives, we tried to structure the 
classification system of photo archives and develop a metadata set that 
reflects the category characteristics in the classification. To this end, the 
photo archives classification system and metadata elements of domestic 
and American university archives were analyzed and based on this, the 
model of information structure was proposed. The information structure 
model presented in this study can help university archives improve the 
data quality of their photo archives and support users with the abundant 
discovery of photo archi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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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대학의 기록관리는 국가기록원의 지침뿐만 아니라 법률에 의해서도 그 중요성이 설명되며 실제적인 업무를 지원
하는 가이드라인도 점점 구체화되고 있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물법) 시행령』 제3조 제5항
에 따르면, 대학은 공공기관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으며, 제10조 제11항에서 대학은 기록관 설치가 이루어져야 하는 
기관임을 명시하고 있다. 국·공립·사립 등 모든 대학은 공공기록물법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이며, 모든 대학의 
교직원은 기록물 보호 및 관리의 의무가 있다(국가기록원, 2022, 7). 그러나 대학의 현장에서는 기록관 설치나 기록
물 관리 및 보호의 의무가 더디게 반영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대학의 기록관리는 법에서 의무화되어 있는 국·공립대학을 중심으로 기록관리 체계가 자리 잡고 
있다. 2021년 6월 30일 기준, 우리나라 43개 국립대학, 8개 공립대학, 342개 사립대학 중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배치 대상 기관 수는 국립대학 43개관, 공립대학 1개관, 사립대학 152개관이다. 그 중 전문요원 배치기관 수 및 
비율을 살펴보면, 국립대학 42개관(98%), 공립대학 0개관(0%), 사립대학 32개관(21%)이다(국가기록원, 2021a). 
사립대학이라 하더라도 공공기록물법 시행령에 근거하면, 연간 기록물 생산량이 1천 권 이상이거나 보존대상 기록
물이 5천 권 이상이면 기록관리 전문요원을 배치해야 함에도, 현실을 살펴보면 사립대학의 기록관리 운영이 가장 
미진하다. 

대학 기록관리에서 이러한 전문가 배치도 중요하나, 기록관리의 기준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체계화되고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표준이나 규정을 마련하고, 이를 실제 대학 기록관리 현장에 제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현재 
우리나라 중등 이하 교육기관에서 생산하고 관리하는 기록은 공공표준인 『학교기록물 관리 지침(NAK 
27:2021(v1.2)(국가기록원, 2021c)』, 행정규칙 『교육(행정)기관 공통 단위과제 분류기준 및 보존기간 책정기준
(v1.0)(2019)』 등에 의해 관리되고 있다. 반면에 대학기록물은 국가기록원에서 제공하고 있는 『대학 기록물관리 
지침(2022)』, 『공공기관 기록물관리 지침(국가기록원, 2021b)』, 『공공기관 기록관리 중점 추진 사항(2021)(국가기
록원, 2021a)』에 근거하여 관리되고 있어, 여타의 다른 교육기관에 비해 기록관리 체계나 표준화에 대한 강제성이 
덜한 편이다. 

대학은 사회와 그 사회에 필요한 존재로 성장한 구성원을 직접적으로 연결하는 가교의 역할을 하며, 순수한 학문 
탐구를 통해 문명 발전의 기반을 제공한다. 대학의 역할은 점점 확장되고 있는데, 이는 2000년 이후 대학 총장의 
취임사만 봐도 알 수 있다. 그들은 대학의 사명 및 기능에 대해 재조명하면서, 지금까지는 대학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교육, 연구, 봉사가 이루어졌다면, 앞으로는 지역사회 더 나아가 세계사회를 중심으로 범위를 확장할 수 있는 기반을 
다져나가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또한 현세대에 직면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대학이 갖고 있는 자원을 충분히 
활용해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

대학은 사회문제 해결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이나 현재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맞춤형 인재를 양성함으로써 그 
기능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으며, 이 과정을 통해 대학은 다양한 개인이나 기관과 연계하여 더 많은 기록과 정보를 
생산하게 된다. 이러한 자원들은 대학의 현재 기능을 확인해 주는 동시에, 과거의 발자취를 살필 수 있고, 앞으로의 
발전 방향에 대한 청사진을 그릴 수 있는 정보들을 담고 있을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대학의 기록 정보자원 중에서 사진기록에 대해 그 의미와 특성을 살펴보고, 사례분석을 통해 대학
기록관에서의 사진기록에 대한 정보구조 현황을 분석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대학기록관 사진 아카이브
에서 사진기록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기 위한 정보구조를 제안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대학기록관 사진 아카이브 정보구조는 분류정보를 포괄적으로 포함하는 메타데이터 셋(metadata set)의 카테고리
(범주)를 구조화한 것이다. 



 대학기록관 사진 아카이브를 위한 정보구조 모형 제안  103

https://jksarm.koar.kr https://doi.org/10.14404/JKSARM.2023.23.1.101

2. 이론적 배경
2.1 기록으로서의 사진의 의미와 특성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사진이란 ‘물체의 형상을 감광막 위에 나타나도록 찍어 오랫동안 보존할 수 있게 
만든 영상’을 의미한다. 『SAA(The Society of American Archivists) 용어집』에서는 사진(photograph)을 ‘광
학 시스템을 사용하여 빛에 민감한 표면에 형성되고 광화학 공정에 의해 고정된 정지 그림(still picture)’으로 정의
하고 있다. 이처럼 사진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동적 세계의 찰나를 광학적 기술을 이용하여 한 장의 고정된 이미지로 
표현한 것을 의미한다. 

사진이 기록관리의 대상으로서 갖는 의미와 가치를 살펴보기 위해 사진기록의 정의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SAA 
용어집』에서는 사진기록(photographic archives)을 ‘개인, 가족 또는 단체가 업무를 수행하면서 만들거나 받고 
해당 기록에 포함된 정보의 지속적 가치 때문에 보존되는 사진 모음’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 정의에서는 사진이 
기록관리 대상이 되기 위한 두 가지 조건을 나타내고 있다. 첫째, 업무 수행의 과정에서 생산 또는 접수된 것이어야 
하며, 둘째, 사진에 담겨진 정보에 가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두 조건은 기록이 갖추어야 할 일반적인 요건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므로 사진기록은 기록의 한 유형으로,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 또는 접수된, 가치를 담고 있는 
사진 형태의 기록이라고 할 수 있다.

사진이 업무 수행 과정의 증거가 되는 기록으로서의 유효성을 갖고 있다는 것은 사진의 특성을 통해 설명할 수 
있다. 사진의 특성은 내적 특성과 외적 특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이충호, 2020), 내적 특성은 사진의 내용상 
특성으로, 현실성, 우연성, 고립성으로 설명할 수 있다. 반면 외적 특성은 사진 영상 형성 과정에서 나타나는 메커니
즘적 특성으로, 복사성과 자동성이 여기에 포함된다(한정식, 2007). 이 중 사진의 기록으로서의 유효성을 설명할 
수 있는 몇 가지 특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현실성은 사진이 현실에 바탕을 두고 있다는 것에 기인한 
특성으로, 이는 사진이 업무 과정이나 실제 현장에 대한 기록적 성격을 갖고 있음을 뜻한다. 사진의 복사성과 자동성
은 사진이 현상이나 사물을 그대로 복사하고 재현하며, 이것이 사진 촬영 메커니즘을 통해 자동적으로 이루어짐을 
의미한다. 이러한 사진의 기계적 특성을 통해 사진은 인간의 주관성을 배제함으로써 기록으로서의 객관성이 확보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한편, 사진의 고립성은 사진이 연속되는 시간과 공간 전체를 모두 담아내지 못하고 단편적이고 
고립된 이미지라는 것을 뜻하는데,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사진만으로는 촬영 당시의 다양한 맥락을 파악하기 어렵다
는 한계를 갖는다. 그러므로 사진이 기록으로서의 유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사진의 내용을 이해하고 사진 촬영 당시
의 전체적인 맥락을 파악할 수 있도록 효과적으로 기술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진의 기록으로서의 유효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사진기록의 가치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사진기록은 
업무 수행의 과정 생산된 경우에 발생하는 가치와 더불어 업무 종료 후 사진 촬영 당시의 목적과 가치가 아닌 다른 
가치가 더해지는 특성이 있으며(김민지, 2012), 일반적으로, 사진은 기록관리의 관점에서 증거적 가치와 정보적 
가치를 갖는다(이충호, 2020). 먼저, 증거적 가치의 관점에서 사진기록은 어떤 사실이 존재했거나 특정 사건이 발생
한 것을 고증하는 증거자료로 사용되거나, 개인 또는 기관의 기능 및 활동 등에 대한 시각적인 증거로 활용될 수 
있다. 또한 정보적 가치의 관점에서, 사진기록은 활동, 시대, 사건, 장소, 진행 경과 등에 대한 정보를 시각적인 
이미지 형태로 제공한다(김민지, 2012). 또한 사진은 원래의 촬영 대상 외에 다른 상(像)이 반영되기도 하는데, 
이러한 점들로 인해 생산자의 의도와 관계없이 다른 정보를 제공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대통령 해외 순방 시 
찍은 기념사진은 처음에는 업무수행 과정의 증거가 되는 가치를 갖게 되나, 시간이 지나면 해당 시기에 일어났던 
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기록이 될 수 있다. 

2.2 사진기록의 관리

사진기록이 증거적 가치와 정보적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으로 관리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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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기록의 증거적 가치를 위해서는 사진기록이 어떤 맥락에서 생산되고 이용되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사진기록의 정보적 가치를 위해서는 사진의 진본성과 객관성, 신뢰성이 확인되어야 한다(김민지, 2012).

사진기록에 대한 체계적 관리의 필요성은 『공공기록물법』에서 찾아볼 수 있다. 법령 제3조에서 공공기록의 범주
에 시청각물을 포함하고 있으며, 제17조에서는 생산 의무가 있는 주요 기록물에 시청각기록물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동법 제23조에 의하면, 공공기관은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생산한 사진, 필름 등의 시청각기록물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하고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공공기록으로
서의 사진기록에 대해서도 생산과 관리의 의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사진기록은 문자기록과 다른 차이점으로 인해 사진기록의 특징을 반영한 관리 방법이 필요하다. 최윤진
(2007)은 사진기록의 특징을 바탕으로 한 사진기록의 관리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사진기록은 상세
한 기술 정보가 필요하다. 의미전달의 취약성을 보완하기 위해 생산 직후 관련 정황 및 사실관계에 대한 정보를 
빠르게 기술해야 한다. 둘째, 사진기록과 연관된 기록물과의 연계성을 고려해야 한다. 해당 사안 및 행사, 주제 
등에 관련된 문자에 기반한 기록물과의 논리적 연계성을 맺고 이를 활용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셋째, 디지털 
및 아날로그 사진 모두 장기보존에 취약한 물리적 속성 때문에 전문적 보존조치가 필요하다. 넷째, 사진기록의 효과
적인 이용·관리를 위한 유연한 분류체계가 필요하다. 사진기록이 갖는 의미전달의 취약성이라는 한계점으로 인해 
출처주의에 따른 귀납적 방식의 분류보다는 주제와 내용 등의 연역적 분류방식도 필요하다. 다섯째, 사진기록의 
검색과 이용 활성화를 위해 사진기록의 인물, 사건, 배경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담은 메타데이터가 구축될 필요가 
있다.

2.3 대학에서의 사진 기록관리의 의미

 『공공기록물법』에서 대학의 기록관리는 국·공립대학에 국한되어 이행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법적 의무 여부
를 떠나 대학 기록은 대학의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여 대학의 생존과 성장을 돕고 대학의 교육적 목적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그 관리와 보존에 있어 당위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김복희, 2009). 대학기록관에서의 생산 의무 기록물에는 
조사·연구·검토기록물, 회의록, 시청각기록물 등이 있다(국가기록원, 2022). 이 중 시청각기록물은 총장 업무 활동 
및 인물사진, 교수·동문 등 대학 구성원과 관련된 사항, 학교 내·외 주요 행사, 대외 기관과의 협정·협약 체결식, 
대규모 자본이 투입되는 공사(사업) 및 대학 역사와 관련하여 중요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행사 등을 다룬 사진, 
영상 등을 포함한다. 

일반적으로, 대학의 기록관리는 대학행정의 책임성 강화, 업무 효율성 향상 및 지식정보 축적, 대학의 역사성 
확립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국가기록원, 2022), 사진기록 역시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생산, 관리되어야 한다. 
대학행정의 책임성 강화 측면에서 사진기록은 학내 업무 현장 및 행사를 시각적으로 기록화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며, 이를 통해 업무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업무과정을 투명하게 함으로써 민주적인 대학 운영이 
가능하도록 돕는다. 업무 효율성 향상 및 지식정보 축적의 측면에서 대학기록관은 사진기록을 포함한 대학의 행정 
기록물을 효율적으로 관리·보존함으로써 생산되는 기록정보의 품질을 높일 수 있고, 대학의 활동을 행정적으로 증거
하고 참고할 수 있도록 한다. 대학의 역사성 확립 측면에서 사진기록의 관리가 제대로 되어 있으면 대학사 편찬 
시에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으며, 대학의 교육 및 연구에 광범위하게 활용될 수 있다. 이정은(2018)은 대학 
기록 중 시청각 기록의 가치를 역사적 증거 사료와 연구 자원으로서의 가치, 그리고 개인과 사회적 기록으로의 
가치로 설명하였다. 사진기록은 대학의 풍부한 기억의 원천이 될 수 있고, 대학 교육사 및 당대 학생들의 대학 
생활상을 확인할 수 있는 사료가 된다. 더 나아가 사진기록을 통한 대학의 역사성 확립을 통해 대학은 변화하는 
교육 환경 안에서 정체성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다. 이외에도 대학의 사진기록은 대학 고유의 콘텐츠 개발의 원천이 
될 수 있다(김소영, 2010). 사진기록은 학교 홍보자료와 같은 대학 고유의 콘텐츠의 원천자료가 된다. 사진기록을 
이용한 전시서비스는 대학의 역사를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내부 구성원의 소속감과 애교심, 자긍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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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취시킬 뿐만 아니라, 대학 외부에 대해서는 대학에 대한 홍보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대학기록관에서의 기록정보서비스 관점에서 사진기록은 유용성이 매우 높다. 이혜경, 이해영(2014)의 연구에 의
하면, 대학기록관의 소장 기록 중, 특히 이용 가치가 있는 사진기록의 이용이 가장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학생, 교직원, 동문 등 내부 이용자의 행사 준비나 공식적 활동을 위해, 또는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대학 구성원과 관련된 콘텐츠를 제작하고자 하는 외부 이용자들이 관련 사진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4 선행연구 

사진기록과 관련하여 다양한 선행연구들이 있으나, 이 연구에서는 대학에서의 사진기록 관련 선행연구들을 중심
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사진기록과 관련된 선행연구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분석해 볼 수 있다. 먼저 사진기록 
관리의 측면에서, 김소영(2005)은 서구에서 오래전부터 체계적으로 관리되어온 사진기록이 기록정보서비스에서 어
떻게 활용되고 있는지를 소개하면서, 사진기록이 기록학적 관점에서 기록의 가치이론을 바탕으로 사진기록이 갖는 
의미와 중요성을 정립하고자 하였다. 특히 대학기록관에서의 사진기록 관리에 대해 김소영(2010)은 대학기록관에서 
사진기록이 갖는 의미와 가치, 대학기록관에서의 사진기록 관리 현황을 살펴보고, 모 대학 아카이브를 중심으로 
대학기록관에서의 사진기록 관리 방안을 제안하였다. 이정은(2018)은 대학의 사진기록을 포함하는 시청각기록물의 
관리 실태를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시청각기록물 관리의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이를 위해 모 대학 시청각기록물 
생산현황 및 대학 시청각기록물의 특징을 조사하고, 대학기록물 관리 담당자와의 심층 면담을 통해 대학기록관에서
의 시청각기록물의 가치와 대학 시청각기록물 관리의 문제점을 도출하여 효율적 관리를 위한 개선방안을 제안하였
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은 공통적으로 기록관리 대상으로서의 사진기록의 가치와 대학기록관에서의 사진 기록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사진기록의 효율적 관리와 활용을 위한 사진 아카이브의 구축을 다루고 있는 대부분의 연구는 사례연구의 형태를 
띠고 있으며, 특정 기록관에서의 사진기록을 어떻게 아카이빙할 것인가에 대한 접근법과 실제 사례들을 소개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 중 대학에서의 사진 아카이브 구축 사례를 소개하고 있는 연구들을 살펴보면, 먼저, 김정남(2003)
은 모 대학의 아카이브즈 구축을 위해 사진자료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 사례를 소개함으로써 사진기록에 대한 효율
적 관리와 활용방안을 제안하였다. 해외의 대학 사진기록 아카이브 구축 사례 중, Reid(2006)는 미국 한 대학의 
도서관에서 구축한 디지털 사진 아카이브 사례를 소개하였다. 대학의 역사를 다룬 사진기록 중 특히 이 대학이 
배출한 유명 연구자들의 사진기록에 대한 정보요구가 증가하면서 도서관의 특수장서관리 부서를 중심으로 학교의 
사진기록을 디지털화하여 아카이브로 구축하고 이를 큐레이션 서비스에 활용한 사례를 제시하였다. 이충호(2020)는 
대학의 기록관리에 있어 학과 기록은 기록관리의 범위 밖에 있음을 인지하고, 학과 공동체의 역사와 정체성을 보존
하고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아카이브 구축 방안을 연구하였다. 이를 위해 모 대학 소속 한 학과를 대상으로 사진기록 
관리체계, 보유현황, 이용환경, 학과 구성원의 인식을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아카이브 구축을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을 살펴보았다. 

사진기록의 효율적 관리와 검색 및 활용을 위해 사진기록을 어떻게 분류하고 기술할 것인가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
다. Kelly(2019)는 뉴질랜드의 한 대학 도서관에서 온라인 사진 아카이브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사진기록의 효율적
인 관리와 검색을 위해 대학의 역사적 사진기록에 대한 분류와 기술 접근법을 제안하였다. 대학의 역사를 담고 
있는 사진기록을 사람, 사물, 공간, 활동 범주로 나누고, 이를 바탕으로 약 22,000개 이상의 사진을 정리하여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대학기록물의 유형이나 특성을 반영한 분류와 기술 접근법에 대한 연구보다
는 대학에서 생산되는 다양한 유형의 기록물에 대한 통합적인 관리를 위한 효율적인 분류와 기술 방법에 대한 연구
가 이루어지고 있다. 노은정(2003)은 대학기록물의 형태에 관계없이 통합적 관리를 위한 분류체계를 제안하였고 
이를 모 대학의 기록관에 적용하는 사례를 제시하였다. 나욱빈(2020)은 모 대학 설립자의 개인기록을 분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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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는데, 기록 유형별로 별도의 분류체계를 제안하였다. 이 중 사진기록을 별도의 DB로 구축
하기 위해 대학의 역사를 시기별로 대분류하고 해당 시기 안에 있었던 사건들을 중심으로 중·소분류하여 설립자의 
개인 사진기록의 분류를 시도하였다. 이외에도 대학 사진기록은 아니지만, 박진희(2019)의 경우, 국내 기록관리 
기관의 소장 사진기록물의 물리적 성격을 바탕으로 분류체계를 제시하였다. 이러한 연구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사진기록의 분류체계에 대한 연구들은 사진기록의 고유한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통합적 분류와 기술 방법론을 제안
하거나, 시간이나 인물, 사건, 사진의 물리적 특성 등 사진기록에 접근하기 위한 일차원적인 접근법을 활용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사진기록에 대한 가치를 확장하고, 효율적인 관리와 활용을 위해서는 사진기록의 정보구조를 포괄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객체 정보, 예를 들면 인물, 사건, 장소, 배경, 시기, 사진기록의 매체적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활용하여 
분류하고 기술하는 다차원적 접근법이 필요하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대학의 사진기록을 대상으로 이러한 접근법을 
제안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이러한 체계가 활용된다면 대학 사진기록을 체계적으로 관리·보존하고, 이용자 
입장에서는 사진기록에 대한 풍부한 디스커버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3. 대학 사진기록 정보구조 분석 

2장에서 언급하였듯이, 사진기록이 갖는 의미전달의 취약성이라는 한계점으로 인해 출처주의에 따른 귀납적 방식
의 분류보다는 주제와 내용 등의 연역적 분류방식도 필요(최윤진, 2007)하며, 기록물 간의 연계 및 검색 효율성을 
위해 배경정보를 비롯한 특정 인물이나 사건에 대한 별도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정리해야 한다. 사진기록의 가치는 
기록으로서의 속성에 중점을 둔 가치인 증거적 가치, 정보적 가치 외에도 실물가치(artifactual value, 예술성)와 
이를 포괄하는 연합가치(associational value)가 있다(박주석, 2011). 『SAA 용어집』에 따르면 연합가치는 개인, 
가족, 조직, 장소 또는 사건 등과의 관계에 기초한 자원의 유용성 또는 중요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소유권, 생산 
또는 주제와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 즉 이 가치는 자원의 내재적 가치의 핵심 구성요소이다(SAA, 2023).

본 장에서는 이러한 사진기록의 가치를 고려하고 대학의 업무 및 구성원의 특성을 반영한 대학 사진 기록관리 
정보구조를 국내·외 대학기록관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먼저 국내 사례는 한국대학기록관협의회 소속 대학을 기준
으로 선정하여 분석하였으며, 미국 사례는 2021년 SAA의 ‘College & University Archives Section Steering 
Committee(대학기록관 분야 운영위원회)’(SAA, 2022)에 소속된 대학의 사례를 분석하였다.

 3.1 국내 대학 사진기록 정보구조 분석 

국내 대학 사진기록 분류체계의 분석은 2022년 5월 16일 기준으로 한국대학기록관협의회에 가입된 44개 회원 
중, 개인회원 1인과 대학이 아닌 한국사학진흥재단을 제외한 42개 회원 기관을 대상으로 하였다. 42개 대학 중 
기록관리 주관 부서는 기록관이 20곳, 사무 및 총무 관련 행정부서가 12곳, 박물관이 6곳, 도서관이 3곳, 대학 
내 학술원 소속이 1곳이었다. 국내 대학 사진기록 분류체계 분석을 위해 2022년 10월과 2023년 1월, 두 번에 
걸쳐 데이터를 수집하였는데, 42개 대학 중 이용자용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곳은 22개 기관이었다. 이 중에서 SNS 
형태로 운영하는 곳, 웹사이트는 있으나 소장기록을 이용할 수 없는 곳, 접속이 불가능한 곳, 로그인을 해야만 이용 
가능한 곳 등을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9개 대학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부록 1] 참고). 

3.1.1 분류체계 분석
국내 9개 대학의 사진기록 분류체계는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구분된다. 첫 번째는 사진만을 위한 주제 분류체계

를 갖추고 이를 분류하는 방식이고, 두 번째는 검색의 기본 요건을 자원 유형에 두고 출처, 시대, 주제, 기능 등으로 
주제를 구체화하는 방식이다. 9개 대학 중 경북대와 숭실대가 첫 번째에 속하고, 고려대, 명지대, 부산대, 서울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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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성균관대, KAIST가 두 번째에 속한다. 9개 대학 중 부경대는 자원 유형만으로 사진기록을 분류한다. 

먼저, 사진기록을 중심으로 주제를 분류하는 사례를 분석하였다. 경북대의 사진기록 분류체계는 다음 <표 1>과 
같다. 사진기록 데이터베이스를 따로 관리하고 있으며, ‘행사’, ‘건물’, ‘풍경’, ‘기타’ 등의 하위 카테고리로 계층화되
어 있다. 

 

경북대와 유사하게, 사진을 중심으로 주제를 분류한 숭실대 기록분류체계는 다음 <표 2>와 같다. 먼저, ‘평양숭
실’과 ‘서울숭실’이라는 두 개의 카테고리를 지정하여 시대적 구분을 분류에 반영하였고, 카테고리_1의 하위 카테고
리_2는 대학의 조직 및 특성을 표현하였다. 9개 대학 중 검색의 기본 요건을 자원 유형에 두고 출처, 시대, 주제, 

카테고리_1 카테고리_2 카테고리_1 카테고리_2

행사

입학식

건물

행정서비스건물
개교기념식 부속연구 및 실습장
학위수여식 단과대학수업건물
정년퇴임식 교외건물 및 시설물
교수활동 상주캠퍼스
학생활동 부속학교
홍보용 의료박물관
총장 이취임식 실헙실습기자재
총장실 내방 초창기 흑백사진
총장 활동

풍경
풍경

발전기금전달 및 기증 초창기 흑백사진
국제협정체결 및 교류

기타

기타
대학본부행사 교직원 임용 및 발령
단과대학 행사 행정
대학원 행사 초창기 흑백사진
직부속기관행사
부설연구소 행사
대학문화
초창기 흑백사진

<표 1> 경북대학교 사진기록 분류체계

카테고리_1 카테고리_2 카테고리_1 카테고리_2

평양숭실

학사, 교육일반

서울숭실

총장
교수/직원/동문 이사/이사회
학생활동 학사(입학, 졸업)
캠퍼스/교육시설 학사일반
숭실중학 교수활동(교수협의회)

단과대학(학과활동)
학생활동(학생회/동아리)
부설교육(어학원/평생교육원/전자계산원)
대회협력활동(대외교류/홍보)
주요기관활동
학생운동
직원활동(교직원노동조합)
동문활동
대학원활동
캠퍼스/교육시설
기타

<표 2> 숭실대학교 사진기록 분류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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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 등을 자원의 메타데이터의 값으로 표현하는 방식으로 사진기록의 분류체계를 구조화한 대학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고려대는 자원 ‘형태’를 중심으로 사진기록을 특화하고 ‘주제’와 ‘출처’ 분류와 연결하였다. ‘형태’ 분류 중 
‘사진류’는 더 상세하게 ‘인화사진’, ‘일반필름’, ‘슬라이드 필름’, ‘중형필름’, ‘마이크로필름’, ‘앨범’, ‘전자파일’ 
등으로 구분하였다(<표 3> 참고).

명지대도 고려대와 유사하게 자원 ‘형태’를 중심으로 사진기록을 특화하고, ‘시대’와 ‘기능’ 분류와 연결하였다. 
‘형태’ 분류 중 ‘사진류’는 더 상세하게 ‘사진’, ‘필름’, ‘슬라이드필름’, ‘앨범’, ‘전자파일’ 등으로 구분하였다(<표 
4> 참고).

카테고리_1 카테고리_2 카테고리_1 카테고리_2 카테고리_1 카테고리_2

형태

문서류

주제

역사사료

출처

법인
사진류 대학 역사 총장
시청각류 대학 홍보 안암
도서/간행물류 대학 문화 세종
신문류 대학 교육/연구 의무/의료원
박물류 대학 인물 산학협력단

대외협력 교우회
외부기관

<표 3> 고려대학교 사진기록 분류체계

카테고리_1 카테고리_2 카테고리_1 카테고리_2 카테고리_1 카테고리_2

형태

문서류

시대

1920년대

기능

기관운영
사진류 1950년대 홍보 및 협력
시청각류 1960년대 학사운용
간행물류 1970년대 교학 및 학과활동
신문류 1980년대 연구활동
박물류 1990년대 부속/부설기관

2000년대 자치 활동

2010년대
역사기록물 및 기타기

증기록
2020년대 간행물

명지역사전
미분류

<표 4> 명지대학교 사진기록 분류체계

<그림 1> 부산대학교 기록관 소장자료 검색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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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0월 기준으로 부산대 사진기록의 카테고리는 ‘총장’, ‘효원역사자료’, ‘총학생회’, ‘입학’, ‘축제’, ‘졸업’, 
‘동아리활동’, ‘민주화운동’, ‘봉사활동’, ‘개교기념’, ‘건물의 역사’, ‘캠퍼스변천사’, ‘효원의 명소’, ‘효원의 상징’, 
‘창간호’ 등이며, 이를 다시 연대별로 분류하였다. 그러나 2023년 1월 기준으로는 자료 유형을 ‘문서’, ‘사진/필름’, 
‘간행물’, ‘행정박물’, ‘단행본’, ‘기타’ 등으로 나누고, 그 중 ‘사진/필름’으로 사진기록을 분류하고 있다. 현재 부산
대 기록 분류체계는 2022년에 확인했을 때에 비해 기록의 정보구조가 축소되어 관리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나, <그
림 1>과 같이 검색 기반 이용자 서비스를 강조하여 ‘컬렉션(분류)’, ‘제목’, ‘내용’, ‘관리번호’, ‘생산자/생산기관’, 
‘생산년도’ 등을 검색 접근점으로 두었으며, 이 항목들은 3.1.2의 사진기록 메타데이터 요소와 연결되어 데이터 
간의 주제적인 연결을 시도하고 있다.

서울과기대는 자료 ‘형태’를 중심으로 사진기록을 특화하였고, ‘시대’, ‘주제’, ‘출처’ 분류와 연결하였으며, ‘생산
년도’를 검색요소로 활용하였다(<표 5> 참고). 

성균관대는 자료 ‘형태’를 중심으로 사진기록을 특화하고, ‘출처’, ‘시대’ 등과 연결하였다(<표 6> 참고). ‘형태’의 
‘사진류’는 더 상세하게 ‘인화사진’, ‘필름’, ‘슬라이드필름’, ‘졸업앨범’, ‘디지털사진’ 등으로 구분되었다.

KAIST는 자료 ‘형태’를 중심으로 ‘문서류’, ‘시청각류’, ‘박물류’, ‘책자류’ 등으로 분류하고, ‘시청각류’ 아래 
사진기록을 포함하였다. KAIST 기록은 ‘개인’, ‘학과’, ‘센터’, ‘단체’, ‘기타’, ‘조직’ 등과 같은 생산자 카테고리 

카테고리_1 카테고리_2 카테고리_1 카테고리_2 카테고리_1 카테고리_2

형태

도서/간행물

시대

서울과학기술대학교(2010-현재)

출처

총장기록물
문서 서울산업대학교(1993-2010) 대학

사진/필름 서울산업대학(1988-1993) 대학원
음성영상 경기공업개방대학(1982-1988) 행정부처
박물 경기공업전문대학(1979-1982) 지원시설

주제

총장기록물 경기공업전문학교(1974-1979) 부속시설

기타 주제
경기공업고등전문학교
(1963-1974)

산학협력단

대학정책및사업 경기공업고등학교(1953-1963) 대학인물/단체
대학 교육/연구 경기공립공업중학교(1944-1953) 외부 출처
대학 문화 경성공립직업학교(1931-1944) 출처 미상
대학 홍보 여의도 캠퍼스시기(1910-1931) 사업단
대학 역사 생산시기 미상 생산년도 "지정"
대학 변화

<표 5>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사진기록 분류체계

카테고리_1 카테고리_2 카테고리_1 카테고리_2 카테고리_1 카테고리_2

형태

문서류

출처

총장실

시대

1930년대
도서/간행물류 교육기관 1940년대
사진류 행정기관 1950년대

그림/도면류 자치기관 1960년대
시청각류 기타기관 1970년대
박물류 기타(사진) 1980년대

1990년대
2000년대
2010년대
2020년대
미상

<표 6> 성균관대학교 사진기록 분류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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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사용한다. 이 중, 대학 행정조직은 ‘단체’에 포함되며, ‘조직’은 일부 학과와 단과대학을 이중으로 분류하고 
있다. 위에서 언급한 대로 부경대는 자원의 유형만으로 사진기록을 분류하였다. 부경대학교 기록 분류는 ‘문서’, 
‘도면/지도’, ‘사진필름류’, ‘녹음동영상’, ‘카드’, ‘도서간행물’, ‘박물’, ‘기타’ 등으로 범주화되어 있으며, 사진기록
은 ‘사진필름류’를 통해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다. 

국가기록원(2022, 42)은 대학의 생산의무 기록물 예시를 유형별로 제시하였다. 그 중 시청각기록물의 내용은 
‘총장 업무 활동 및 인물사진’, ‘국내외 주요 인사의 활동 중 교수, 동문 등 대학 구성원과 관련된 사항’, ‘학교 
내·외 주요행사’, ‘대외 기관과 협정·협약 체결식 등’, ‘대규모 자본이 투입되는 공사(또는 사업) 등’, ‘대학역사와 
관련하여 중요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행사 등’이다. <표 7>은 국가기록원(2022)에서 제시한 대학에서의 의무 
생산 시청각기록물의 범주에 해당하는 내용이 각 대학의 분류 카테고리에 반영되어 있는지를 분석한 것이다. 국내 
대학 카테고리는 브라우징 서비스를 제공하는 해당 대학 웹페이지에서 확인하였다. 

<표 7>을 살펴보면 ‘총장 업무 활동 및 인물사진’은 모든 대학에서 사진기록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교수, 동문 
등 대학 구성원과 관련된 사항’, ‘학교 내·외 주요행사’, ‘대외 기관과 협정·협약 체결식 등’, ‘대학역사와 관련하여 
중요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행사 등’ 등은 거의 모든 대학에서 정리하는 대상으로 삼고 있다. 반면, ‘대규모 
자본이 투입되는 공사(또는 사업) 등’은 사진기록의 분류 카테고리에서 찾아보기 어려웠는데, 이러한 기록물은 증거
적 가치나 정보적 가치에 중심을 두고 관리되어, 공문서나 문서 위주 기록물관리가 이루어졌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학내 공사의 모든 과정을 담은 사진을 수집하고 관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물론 많은 대학에서 대규모 
공사에 대한 사진기록을 남기고 있겠으나, 대학 사진기록 사이트를 통해 카테고리 항목으로 지정하고 접근과 활용이 
용이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대학의 물리적 변화상을 담은 사진기록은 증거적 가치나 정보적 가치 외에도 
대학의 발전상을 확인할 수 있는 역사적 가치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3.1.2 메타데이터 요소 분석
본 절에서는 국내 대학 사진기록 분류체계 분석 대상이었던 9개 대학 중 간단한 분류정보만을 제공하고 있는 

부경대를 제외한 8개 대학을 선정하여 사진기록 설명정보로 제시된 메타데이터 요소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사진기록 메타데이터 요소를 이용자 웹 인터페이스에서 확인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수집하였다. 대학의 사진기록 
메타데이터 요소를 구조화한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먼저, 경북대, 고려대, 부산대, 서울과기대, 성균관대, 
숭실대, KAIST 등의 대학에서는 사진기록 메타데이터 요소를 나열하여 하나의 셋을 표현하였다. 반면 명지대에서
는 사진기록 메타데이터 요소를 계층화하여 더 세밀하게 표현하였다.

첫 번째 방식으로 사진기록 메타데이터 요소를 구조화한 대학들의 요소 셋을 비교·분석하면 다음 <표 8>과 같다. 
각 대학의 메타데이터 요소를 수집한 후 비슷한 항목들을 모아 ‘기준 요소’라고 명명하고, 이를 기준으로 각 대학의 

대학 의무 생산
시청각기록물 범주　

경북대 고려대 명지대 부산대
서울
과기대

성균관
대

숭실대 KAIST

총장 업무 활동 및 인물사진 O O O O O O O O
교수, 동문등대학구성원과관련된

사항
O O O X O O O O

학교 내·외 주요행사 O O O O O O O X
대외 기관과 협정·협약 체결식 등 O O O X O O O X
대규모 자본이 투입되는 공사(또는

사업) 등
X X X X X X X X

대학역사와관련하여중요한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행사 등

O O O O O O O X

<표 7> 대학의 생산의무 시청각기록물 내용(국가기록원, 2022)과 국내 대학 카테고리 비교



 대학기록관 사진 아카이브를 위한 정보구조 모형 제안  111

https://jksarm.koar.kr https://doi.org/10.14404/JKSARM.2023.23.1.101

메타데이터 요소와 다시 매핑하였다. 특이한 점은, 고려대와 성균관대는 생산자 정보만을 출처로 간주한 반면, 서울
과기대는 생산자와 출처를 분리하여 기술하였다는 것이다. 전체적으로 볼 때, 대부분의 대학에서 공통적으로 제시하
고 있는 메타데이터 기준 요소는 ‘제목’, ‘생산자관련’, ‘유형’, ‘관리번호’ 등이었으며, 나머지 요소들은 대학마다 
상이하게 구성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8>에서 부산대의 경우에는 이용자 인터페이스의 검색 항목들이 
메타데이터 요소에 그대로 반영되었다. 그리고 부산대와 서울과기대는 태그를 작성하여 자연언어로 주제를 표현하
였다. 이는 사진기록 검색의 재현율을 높이는데 기여한다.

두 번째 방식으로 사진기록 메타데이터 요소를 계층적으로 구조화한 명지대의 메타데이터 요소 셋을 분석하면 
다음 <표 9>와 같다. <표 9>와 같이 명지대 사진기록 메타데이터는 기본정보, 기술정보, 사진 기본정보, 추가정보, 
분류정보, 평가정보 등으로 나뉜다. 다른 대학에 비해 각 범주 별 하위 요소가 많았으며, ‘평가정보’라는 범주로 
사진기록에 대한 가치, 상태, 전시에 대한 평가 내용을 포함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고 있었다. 3.1.1에서 언급한 
고려대, 명지대, 서울과기대, 성균관대 등은 자원 ‘형태’를 기준으로 ‘주제’, ‘시대’, ‘출처’, ‘기능’ 등의 분류정보를 
사진기록에 추가하였다. <표 8>과 <표 9>를 살펴보면, 각 대학의 메타데이터 요소로 분류정보를 포함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기준 요소 경북대 고려대 부산대 서울과기대 성균관대 숭실대 KAIST
제목 제목 제목 제목 제목 제목 제목 제목

생산자관련
촬영자

생산자
(출처분류)

생산자/
생산기관

생산자
생산자
(출처분류)

생산기관 생산자

- - 생산부서코드 - - - -
기증정보 - - 기증자 - - - -
유형 필름종류 형태분류 자료유형 형태분류 형태분류 파일포맷 -
관리번호 원화번호 등록번호 관리번호 - 등록번호 - 아이템번호

생산일자 촬영일 생산시기 생산년도 생산일자
생산시기
(시대분류)

생산일 생산년도

원본/사본구분 - - 원본/사본 - - - -

첨부파일 관련
- - - - - 파일제목 첨부파일

해상도 - -　 - - - -
크기 - - - - - - 크기
권수 - - 권수 - - - -

물리적위치 - 서가배치정보 상자번호 - - - -
공개여부 - - 공개여부 - - - -
보존기간 - - 보존기간 - - - -
내용 및 설명 사진설명 내용 - 내용 내용 설명 -
장소정보 촬영장소 - - - - 장소 -
주제분류 - 주제분류 - 주제분류 - - -
출처분류 - - - 출처분류 - - -
시대분류 - - - 시대분류 - - -
태그 - - 괄호 태그 키워드 태그 - - -
사료정보 - - - - - - 사료정보
관련기록 - - - - - - 관련기록
조회정보 조회수 - - - - - -

<표 8> 국내 7개 대학 사진기록 메타데이터 요소 비교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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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미국 대학 사진기록 정보구조 분석 

미국 대학 사진기록 정보구조 분석을 위해 2021년 SAA 대학기록관 분야 운영위원회에 속한 18개 대학([부록 
2] 참고) 중, 각 대학의 사진기록 웹사이트에서 분류체계를 확인할 수 있는 5개 대학을 선정하였다. 선정된 대학은 
University of California Santa Barbara(A), Indiana University(B), Kent State University(C), 
University of California(D), University of Minnesota(E) 등이며, 본 절에서는 대학명 대신 괄호에 있는 알파
벳으로 표현하였다. 

3.2.1 분류체계 분석
미국 5개 대학 중 A, B, C 대학은 사진기록을 따로 관리하는 분류체계를 갖고 홈페이지에서 서비스하고 있으며, 

D, E 대학은 다양한 자원 유형의 하나로 사진기록을 포함하여 해당 대학의 전체 기록 분류체계 안에서 사진기록을 
분류하여 서비스하고 있었다. 미국 5개 대학의 사진기록 분류체계를 분석하기 위해 각 대학의 카테고리를 수집한 
후 비슷한 항목들을 모아 ‘기준 카테고리’라고 명명하고 이를 기준으로 각 대학의 카테고리와 다시 매핑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 <표 10>과 같다. 

분석 결과로 도출된 기준 카테고리는 ‘기록계층’과 하위 카테고리인 ‘컬렉션’, ‘시리즈’, ‘인물’, ‘단체’, ‘주제’와 
하위 카테고리 ‘기능’, ‘장소’, ‘이벤트’, ‘토픽’, ‘건물’, ‘캠퍼스전경’, ‘학술 및 연구활동’, ‘대학 문화 및 활동’, 
‘기타’, ‘장르’, ‘형식’, ‘생산일시’, ‘촬영자’. ‘물리적 위치’. ‘저작권’ 등이었다. ‘기록계층’과 관련하여, A와 E 대학
은 사진기록의 상위 컬렉션을 분류정보로 표시하였고, B 대학은 상위 시리즈를 추가하였다. ‘인물’을 분류정보로 
포함한 곳은 A, B, C 대학이며, ‘단체’는 B와 E 대학 분류정보 중의 하나이다. ‘주제’를 표현한 곳은 A, B, C, 
E 대학이었으며, 범주를 가장 크게 표현한 곳은 E 대학(Subjects)이고, 가장 자세하게 표현한 곳은 C 대학(Events, 
Kent State Buildings, Campus Scenes, Details, Academics, Arts, Science and Research, Campus 
Life, Athletics, Commencement, Social Media Use, Veterans)이었다. ‘생산일시’는 A, B, D, E 대학의 

범주 요소 범주 요소

기본정보

등록번호
추가정보

관련기록
기록명 첨부파일
부제목 언어
첨부파일

분류정보

기능분류
생산자 시대분류
생산시기 기록학소장자료

기술정보

범위와 내용 형태분류
상태평가

평가정보

가치평가
보존연한(수정사항/수정사유) 가치평가 의견

종합의견 상태평가
보존처리내용 상태평가 의견
비밀기록여부 전시평가
주기 전시평가 의견

사진 기본정보

장수 평가자
규격
해상도
포맷
용량
비고

<표 9> 명지대학교 메타데이터 요소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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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정보로 추가되었으며, ‘장르’는 A와 E 대학, ‘형식’은 A 대학의 분류 정보 중 하나이다. 그 외 B 대학은 ‘촬영자
정보’를, A 대학은 ‘물리적 위치’나 ‘저작권’에 대한 정보도 포함하였다. 종합적으로 A 대학이 광범위한 분류정보를 
담고 있으며, 반대로 D 대학은 시기를 기준으로만 사진정보를 분류하였다. 

3.2.2 메타데이터 요소 분석
본 절에서는 3.2.1에 언급된 5개 미국 대학 사진기록 설명정보로 제시된 메타데이터 요소를 분석하였다. 국내 

대학 분석과 마찬가지로 본 절에서도 사진기록 메타데이터 요소를 이용자 웹 인터페이스에서 확보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수집하였다. 

미국 대학의 사진기록 메타데이터 요소를 구조화한 방식은 국내 대학과 마찬가지로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먼저, 
A, B, C, D 대학은 사진기록 메타데이터 요소를 나열하여 하나의 셋을 표현하였다. 반면, E 대학에서는 사진기록 
메타데이터 요소를 계층화하여 더 세밀하게 표현하였다.

기본 카테고리 A 대학 B 대학 C 대학 D 대학 E 대학

기록
계층

컬렉션 Collection -
- -

Collection

시리즈 -
Series

-
Subseries

인물 Contributor Personal Name

Alumni

- -
Faculty/Staff
Kent State
Headshots

단체 - Corporate Name - -
Contributing
Organization

주
제

기능 - - - -

Subjects

장소 Place Place - -
이벤트 - Event Name Events -
토픽 Topic Topic - -
건물 - Building Pictured Kent State Buildings -
캠퍼스
전경

- -
Campus Scenes

-
Details

학술 및
연구

- -
Academics

-Arts
Science and Research

대학 문화
및 활동

- -
Campus Life

-Athletics
Commencement

기타 - -
Social Media Use

- Format
Veterans

장르 Genre 　 - - Type
형식 Format 　 - - -

생산일시 Date Date -

Decade(1910s,
1960s, 1970s,
1980s, 1990s,
unknown)

Date

촬영자 -
Photographer/
Studio

- - -

물리적 위치
Library
Location

　 - - -

저작권 Rights 　 - - -

<표 10> 미국 대학 사진기록 분류체계 비교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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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방식으로 사진기록 메타데이터 요소를 구조화한 대학들의 요소 셋을 비교·분석하면 다음 <표 11>과 
같다. 각 대학의 메타데이터 요소를 수집한 후 비슷한 항목들을 모아 ‘기준 요소’라고 명명하고 이를 기준으로 각 
대학의 메타데이터 요소와 다시 매핑하였다. 공통적으로 제시된 메타데이터 기준 요소는 ‘제목’, ‘생산자관련’, ‘생산
일자’ 등이었다. ‘제공기관’, ‘기증정보’, ‘유형’, ‘관리번호’, ‘수정일자’, ‘입력일자’, ‘원본/사본구분’, ‘첨부파일 
관련’, ‘포맷’, ‘크기’, ‘언어’, ‘내용 및 설명’, ‘물리적위치’, ‘원본기술’, ‘기술을 위한 정보원’, ‘출판(사료)정보’, 
‘장소정보’, ‘주제분류’, ‘키워드(태그)’, ‘기타키워드’, ‘저작권’, ‘이용제한조건’, ‘기록계층’ 등 다양한 기준 요소들
을 사진기록 메타데이터 요소로 사용하였다.

<표 12>와 같이 E 대학의 사진기록 메타데이터는 ‘기본정보’, ‘물리적 항목 기술’, ‘토픽’, ‘지리 정보’, ‘컬렉션 
정보’, ‘식별자’, ‘이용정보’, ‘기술을 위한 정보원’ 등과 같은 범주로 먼저 구분하고, 실제 메타데이터 값은 범주 
아래의 요소들을 기준으로 입력하였다.

기준 요소 A 대학 B 대학 C 대학 D 대학
제목 Title Title(Music Building) Title Title

생산자관련 Photographer Photographer Studio
Photographer Creator

Contributing Institution Contributor
- Contributing Institution

제공기관 - - Credit/Provider -
기증정보 - Donor Image Number - -
유형 Genres - - Type(Image)

관리번호
ARK

-
-

Identifier
Local Identifier -

생산일자 Creation Date Date Taken Date Taken
Date Created and/or

Issued
수정일자 - 　 Modified -
입력일자 - 　 Uploaded -

원본/사본구분 - Film code 　 -
첨부파일 관련 - Image Number Filename -

포맷 Format - 　 Form/Genre(slide)
크기 - - Image Size -
언어 - - 　 Language

내용 및 설명 Notes - Notes Description
물리적위치 Library Location accession number - -
원본기술 Physical Description - - -

기술을위한정보원 Citation - - -
출판(사료)정보 - - - Publication Information

장소정보 Places
City

- PlaceState
Other Place Name

주제분류 Topics Topic - Subject
키워드(태그) - 　 Keywords -

기타키워드 -
Building Name

- -
Corporate Name

저작권 Rights
Copyright Owner Copyright Rights Information

이용제한조건 Restrictions

기록계층
Collections Series

- CollectionSeries Sub Series
Folder -

<표 11> 미국 4개 대학 사진기록 메타데이터 요소 비교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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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국내 및 미국 대학 사진기록 정보구조 비교 분석 

전통적으로 도서관 목록은 목록, 분류, 전거 등으로 구성된다. 도서관 목록은 서지데이터를 구축하여 분류체계 
및 의미정보를 포함하고 전거데이터를 연결한다. 이처럼 국내 및 미국 대학 사진기록의 메타데이터 요소 셋에도 
의미정보와 전거 개념을 반영하였다. 대부분의 국내 대학 사진기록 내 전거데이터는 주제의 한 개념으로 표현되어, 
개인, 단체 등에 대한 간략한 설명에 국한되어 있다. 식별자와 같은 식별정보나 이력에 대한 자세한 주기는 제공하지 
않는다. 

먼저, 사진기록 분류체계에 대한 국내와 미국의 차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국내 대학의 경우, 특히 사진기록을 
포함한 전체적인 기록 분류체계는 시대와 출처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즉 기록의 생산자와 생산일에 초점을 둔 
것이다. 기록의 진본성, 신뢰성 등을 유지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식이나, 관리나 이용 면에서는 카테고리 확장이 
중요하다. 반면, 미국 대학에서는 기능, 장소, 이벤트, 토픽, 건물, 전경, 학술 및 연구활동, 대학 문화, 소셜미디어에
서 사용한 사진 등 다양한 관점에서 주제 카테고리를 확장하고 있다. 미국 대학 중 A, B, E 대학은 기록계층을 
분류 카테고리로 노출하였다. 컬렉션이나 시리즈 단위로 기록을 관리하는 것은 계층 및 연관관계를 중심으로 기록을 
연결하는 지적행위를 포함한다. 해당 대학에서는 대학의 특성, 역사, 이벤트, 인물, 기록 유형 등을 중심으로 컬렉션
을 구축하고 이를 연결하였다. 

<표 13>은 국내 7개 대학 사진기록 메타데이터 기준 요소(<표 8> 참고)와 미국 4개 대학 사진기록 메타데이터 

기준 요소 범주 요소

제목

Basic Information
(기본정보)

Title
Alternative Title

내용 Description
생산일자 Date Created

생산자관련
Creator
Contributor
Publisher

설명 Notes
유형

Physical Description
(물리적 항목 기술)

Item Type
포맷 Format
크기 Dimensions
주제분류 Topics

(토픽)
Subjects

언어 Language

장소정보
Geographic Location
(지리 정보)

City
State
County
Continent

제공기관 Collection Information
(컬렉션 정보)

Contributing Organization
Contact Information

기증정보 Fiscal Sponsor

관리번호
Identifiers
(식별자)

Local Identifier
DLS Identifier
Persistent URL
Barcode Identifier
System Identifier

이용정보 Can I Use It? -
기술을 위한 정보원 Cite This Item -

<표 12> University of Minnesota(E) 메타데이터 요소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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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요소(<표 11> 참고)를 비교한 것이다. <표 13>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국내 대학의 경우, ‘공개여부’, ‘보존기간’ 
등 사진기록의 평가에 초점을 맞춘 반면, 미국은 원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원본기술’, ‘저작권’, ‘자원 이용제한
조건’, ‘기록계층’ 등을 메타데이터 요소에 포함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미국 대학은 키워드 작성을 태그로 표시하고, 
기타 키워드를 통해 자연어 입력을 유도하는 등 다양한 주제 접근을 고려하고 고도화된 검색환경을 지원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표 13>에서 제시한 메타데이터 기준 요소를 포괄적으로 포함하는 대학 사진기록 정보구조 모형을 
4장에서 제시하고자 한다. 

4. 대학 사진기록 정보구조 모형 개발

3장에서 살펴본 국내 및 미국 대학 사진기록 분류체계 및 메타데이터 요소 분석을 통해 본 장에서는 대학 사진기
록 정보구조 모형을 제안하였다. 사진기록은 일반적인 기록을 활용하는 것과 다르게 접근해야 한다. 김인아, 강영선, 
이규철(2020)의 연구에서는 미디어 기록물 메타데이터 표준인 IPTC(International Press 
Telecommunications Council), 사진 기록물 파일 형식인 EXIF(EXchangable Image File format), 국가기록
원에서 활용되는 시청각기록물 메타데이터 항목, 국내 지자체 군산시와 서귀포시의 사진 기록물 메타데이터를 분석
하여 <그림 2>와 같이 매핑하고, 이 중 국내 지자체 사진 기록물에 필요한 메타데이터 항목들을 선정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기본적인 제목, 생산자/촬영자, 키워드, 설명 및 내용 정보 외에도 사진이 가지고 있는 분류정보나 주요 
개체와 작품에 대한 정보를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볼 때, 사진기록은 일반적인 기록관리 기술(description) 요소뿐
만 아니라 사진 자체에 대한 의미정보, 즉 분류정보를 추가하여 제시해야 함을 알 수 있다. 

구분 기준 요소

국내 공개여부, 관련기록, 권수, 보존기간, 시대분류, 조회정보, 출처분류

미국
기록계층, 기술을 위한 정보원, 기타키워드, 수정일자, 언어, 원본기술, 이용제한조건, 입력일자, 저작권, 제공기관,

포맷

공통
관리번호, 기증정보, 내용 및 설명, 물리적위치, 생산일자, 생산자관련, 원본/사본구분, 유형,

제목, 장소정보, 주제분류, 첨부파일 관련, 출판(사료)정보, 크기, 키워드

<표 13> 국내 대학과 미국 대학 사진기록 메타데이터 기준 요소 비교

<그림 2> 국내⋅외 사진 기록물 메타데이터 매핑(출처: 김인아,
강영선, 이규철(2020), 76 수정)

<그림 3> 이용 측면을 고려한 사진 아카이브
메타데이터 셋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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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기록이 다른 기록과 다른 점은 크게 두 가지로 설명된다. 첫째, 사진은 이미지로 제시되기 때문에 인간이 
빠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또한 기계가 정확하게 가독할 수 있도록 해당 사진에 대한 내용을 문자로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진의 피사체나 사진에 내포된 개체를 표현하기 위해 인물, 단체, 개념, 대상, 사건, 장소 등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문자로 설명하고 전달해야 한다. 둘째, 사진은 일반 자원에 비해 디스커버리 및 검색의 요소가 
기술 위주의 항목이 아닌 분류정보로 이루어진다. 웹 환경에서 사진에 접근할 때에는 기술(description) 요소보다
는 분류정보인 카테고리를 중심으로 주제 브라우징과 검색을 시도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그림 
3>과 같이 대학기록관 사진 아카이브를 위한 메타데이터 셋의 정보구조 모형을 제안하였다. <그림 3>에서 제시된 
메타데이터 셋은 대학기록물 사진 아카이브라는 특정 도메인에 대한 메타데이터 요소들의 합을 나타내며, 메타데이
터 요소 셋으로 표현된 정보구조 모형에서는 식별, 맥락 등과 같은 기술정보와 사진기록 활용에 초점을 둔 분류정보
인 카테고리 등을 포괄적으로 포함하였다.

<그림 4>는 분류정보를 카테고리로 표현했을 때 다차원적 접근이 가능함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4>의 사진기록 
카테고리는 국내 및 미국 대학 사진기록 분류체계를 분석하여 도출된 기준 카테고리들을 반영한 것으로, 인물, 가족, 
단체, 기능, 출처, 토픽, 시대, 장소, 전경, 건물, 태그 등을 포함한다. 단위 카테고리는 그 개념에 따라 또는 대학의 
특성에 따라 하위 카테고리를 가질 수 있다. 예를 들면, 시대는 연도별로, 장소는 지리적인 위치나 지역별로 세분화
가 가능하다. 출처 카테고리는 대학의 행정조직을 반영하여 하위 카테고리로 표현할 수 있는데, 이는 특정 대학의 
조직구조를 그대로 반영하게 된다. 

<그림 4> 대학 사진기록 카테고리

본 연구에서는 <그림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학 사진기록 메타데이터 셋 정보구조를 ‘기본 정보’, ‘계층 정보’, 
‘기증자 정보’, ‘기술(technology; T) 정보’, ‘원본 정보’, ‘출처 및 관련 자료 정보’, ‘저작권 정보’, ‘열람 및 이용 
정보’, ‘메타 정보’, ‘카테고리 ’등 총 10개로 구분하여 제안하였다. 이 중 ‘카테고리’를 제외한 9개의 정보구조는 
자원의 특성 정보를 기술하며, ‘카테고리’는 사진기록의 분류정보를 표현한다. 그리고 이 카테고리 정보는 <그림 
6>과 같이 메타데이터 셋 내에서 다른 정보들과 연결된다. 예를 들면, <그림 6>의 분류정보인 카테고리 ‘인물’은 
메타데이터 셋의 하위 정보구조인 기본 정보의 ‘생산자’로, 기증자 정보의 ‘기증자’로, 원본 정보의 ‘원본 관리자’로, 
저작권 정보의 ‘저작권자’ 등으로 연결될 수 있다. 

<그림 5> 메타데이터 요소 셋으로 표현된
대학기록관 사진 아카이브 정보구조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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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데이터 셋의 항목 요소는 <표 14>와 같이, 요소의 한글명, 영문명, 설명 등으로 기술하였으며, 상세한 정보 
표현을 위해 일부 요소들은 하위 요소를 갖는다. 기본 정보의 메타데이터 요소는 제목, 생산자, 기여자, 생산일, 
키워드, 설명 등이며, 생산자와 기여자는 하위 요소를 가진다. ‘계층 정보’는 사진기록이 컬렉션 하위로 연결되거나 
컬렉션, 시리즈, 사진기록 아이템으로 연결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기증자 정보’는 ‘기증자’, ‘기증조건’ 등을 포함하
며, ‘기증자’는 하위 요소를 가진다. ‘기술(T) 정보’는 ‘원본/사본’, ‘포맷,’ ‘용량’, ‘해상도’, ‘압축률’ 등을 포함하며, 
‘원본 정보’는 ‘원본의 물리적 위치’, ‘원본 식별자’, ‘원본 제목’, ‘원본 관리자’ 등을 포함한다. ‘출처 및 관련 자료’는 
각각 ‘제목’, ‘식별자’, ‘유형’, ‘설명’ 등의 하위 요소를 가지며, ‘저작권 정보’는 ‘저작권자’, ‘설명’ 등의 하위요소를 
포함한다. ‘열람 및 이용 정보’는 ‘공개구분’, ‘열람조건’, ‘이용조건’, ‘설명’ 등이며, ‘메타 정보’는 ‘메타데이터 작성
기관’, ‘리포지토리’, ‘입력일자’, ‘수정일자’ 등을 포함한다. 마지막으로 ‘카테고리’의 메타데이터 요소는 ‘식별자’, 
‘대표형’, ‘이형’, ‘이력’, ‘설명’ 등이다. 특정 대학은 해당 대학의 특성 및 사진기록의 가치에 따라 ‘인물’, ‘가족’, 
‘단체’, ‘기능’, ‘출처’, ‘토픽’, ‘시대’, ‘장소’, ‘전경’, ‘건물’, ‘태그’ 등과 같은 카테고리의 개념적 특성을 고려한 
메타데이터 요소를 추가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장소’ 카테고리의 메타데이터 요소로 위도와 경도를 표시하는 지리
적 위치를 추가하거나, 토픽에 사건이라는 하위 요소를 확장시키고 사건에 대한 역사 정보를 표현할 수 있다.

항목 요소_1 요소_2 영문명 설명

기본정보

제목 　 title 사진기록의 제목

생산자

개인식별자 creatorIdentifier 사진기록을 생산한 개인의 고유식별자
개인명 creatorName 사진기록을 생산한 개인의 이름
기관식별자 productionInstituteIdentifier 사진기록을 생산한 기관의 고유식별자
기관명 productionInstituteName 사진기록을 생산한 기관의 이름

기여자

촬영자식별자 phographerIdentifier 사진기록을 촬영한 개인의 고유식별자
촬영자명 photographerName 사진기록을 촬영한 개인의 이름
촬영기관식별자 photoInstituteIdentifier 사진기록을 촬영한 기관의 고유식별자
촬영기관명 photoInstituteName 사진기록을 촬영한 기관의 이름

생산일 - dateCreating 사진기록을 생산한 날짜
키워드 - keywords 사진기록을 대표하는 단어 및 구
설명 - notesDescription 사진기록에 대한 주기 및 설명

계층정보

컬렉션
컬렉션식별자 collectionIdentifier 상위 컬렉션의 식별자
컬렉션명 collectionName 상위 컬렉션의 이름
설명 collectionDescription 상위 컬렉션에 대한 자세한 설명

서브컬렉션
서브컬렉션식별자 subCollectionIdentifier 서브 컬렉션의 식별자
서브컬렉션명 subCollectionName 서브 컬렉션의 이름
설명 subCollectionDescription 서브 컬렉션에 대한 자세한 설명

시리즈 시리즈식별자 collectionIdentifier 상위 시리즈의 식별자

<표 14> 대학기록물 사진 아카이브 메타데이터 셋

<그림 6> 메타데이터 셋 내에서의
카테고리와 사진기록의 기술(description)과의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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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리즈명 collectionName 상위 시리즈의 이름
설명 collectionDescription 상위 시리즈에 대한 자세한 설명

서브시리즈
서브시리즈식별자 subCollectionIdentifier 서브 시리즈의 식별자
서브시리즈명 subCollectionName 서브 시리즈의 이름
설명 subCollectionDescription 서브 시리즈에 대한 자세한 설명

기증자
정보

기증자

개인식별자 donorIdentifier 사진기록을 기증한 개인의 고유식별자
개인명 donorName 사진기록을 기증한 개인의 이름
기관식별자 donatingInstituteIdentifier 사진기록을 기증한 기관의 고유식별자
기관명 donatingInstituteName 사진기록을 기증한 기관의 이름

기증조건 - donatingCondition 사진기록의 기증조건에 대한 설명

기술(T)
정보

원본/사본 - originalCopy/authenticCopy
사진기록이 원본(born digital)인지
사본(being digital)인지의 여부

포맷 - format 디지털 사진기록의 파일포맷
용량 - fileSize 디지털 사진기록의 파일 용량
해상도 - resolution 디지털 사진기록의 해상도
압축률 - compressionRate 디지털 사진기록의 압축률

원본정보

원본
물리적위치

- originalCopyLocation 원본(아날로그) 사진기록의물리적소장위치

원본식별자 - originalCopyIdentifier 원본(아날로그) 사진기록의 고유식별자
원본 제목 - originalCopyTitle 원본(아날로그) 사진기록의 제목

원본 관리자 - orginalCopyManager
원본(아날로그) 사진기록을 관리하는 사람
또는 기관

출처 및
관련자료
정보

출처

제목 provenanceTitle 사진기록 출처의 이름
식별자 provenanceIdentifier 사진기록 출처의 고유식별자
유형 provenanceType 사진기록 출처의 유형
설명 provenanceDesctiption 사진기록 출처에 대한 상세한 설명

관련 자료

제목 relationTitle 사진기록과 관련된 자료의 제목
식별자 relationIdentifier 사진기록과 관련된 자료의 고유식별자
유형 relationType 사진기록과 관련된 자료의 유형
설명 relationDescription 사진기록과관련된자료에대한상세한설명

저작권
정보

저작권자

개인식별자 copyrightHolderIndentifier
사진기록에 대한 저작권을 가진 개인의
고유식별자

개인명 copyrightHolderName 사진기록에대한저작권을가진개인의이름

기관식별자 copyrightAgencyIdentifier
사진기록에 대한 저작권을 가진 기관의
고유식별자

기관명 copyrightAgencyName 사진기록에대한저작권을가진기관의이름
설명 - copyrightDescription 사진기록에대한저작권에대한상세한설명

열람 및
이용정보

공개구분 - disclosureClassification 사진기록에 대한 공개/비공개 구분
열람조건 - browsingCondition 사진기록에 대한 열람조건 지정
이용조건 - usingCondition 사진기록에 대한 이용조건 지정

설명 - usingDescription
사진기록에 대한 열람 및 이용정보에 대한
상세한 설명

메타정보

메타데이터
작성기관

- metadataCreateInstitute 사진기록에 대한 메타데이터를 작성한 기관

리포지토리 - repository
사진기록이저장, 보존되어있는리포지토리와
관련된 정보

입력일자 - inputDate 사진기록에 대한 메타데이터를 입력한 날짜
수정일자 - correctionDate 사진기록에 대한 메타데이터를 수정한 날짜

카테고리

식별자 - categoryIdentifier 해당 카테고리별 부여되는 고유식별자
대표형 - categoryName 해당 카테고리의 대표 명칭
이형 - categoryAlternativeName 해당 카테고리의 이명
이력 - categoryHistory 시간흐름에따른해당카테고리개념변화내용
설명 - categoryNotes 해당 카테고리에 대한 상세한 설명



한국기록관리학회지
23(1), 101-126, 2023.2120  

https://jksarm.koar.kr https://doi.org/10.14404/JKSARM.2023.23.1.101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제안한 메타데이터 셋의 정보구조 모형을 확인하기 위해 S대학교의 사진기록에 대한 
정보를 표현하였다. <그림 7>을 보면, 분류정보인 카테고리가 다른 메타데이터 셋 항목과 잘 연결됨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기본 정보의 ‘키워드’인 ‘정초식’은 카테고리 토픽의 ‘대표형’과 연결되며, 기증자 정보의 ‘기증자_개인
명’인 ‘고황경’은 카테고리 인물의 ‘대표형’과 연결된다. 사진기록에 대한 이러한 포괄적이고 풍부한 기술은 이용자 
인터페이스를 통해 다양한 관점에서의 사진기록에 대한 디스커버리를 제공할 수 있다. 

5. 결론

본 연구에서는 대학의 기능이 확장되면서 다양한 유형으로 생산되는 대학의 기록 정보자원 중에서 사진기록에 
대해 그 의미와 특성을 살펴보고, 기존 사례분석을 통해 대학기록관에서의 사진기록에 대한 분류체계 및 메타데이터 
요소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대학기록관의 사진 아카이브를 위한 정보구조 모형을 제안하였다. 사진기
록은 일반 기록에 비해 분류정보에 초점을 두어 정보를 디스커버리하고 검색·활용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본 연구에
서는 분류정보를 포괄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메타데이터 셋의 정보구조를 체계화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국내 및 
미국 대학 사진기록 분류체계와 메타데이터 요소를 분석하여 이들의 특징과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기본 요소를 
반영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대학 사진기록의 분류정보를 카테고리로 표현하였는데, 카테고리 항목으로 ‘인물’, ‘가족’, ‘단체’, 
‘기능’, ‘출처’, ‘토픽’, ‘시대’, ‘장소’, ‘전경’, ‘건물’, ‘태그’ 등을 제안하였으며, 이러한 사진기록의 카테고리는 
메타데이터 셋 안에서 구체화하였다. 또한 대학 사진기록 메타데이터 요소를 제안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기본 
정보’, ‘계층 정보’, ‘기증자 정보’, ‘기술(technology; T) 정보’, ‘원본 정보’, ‘출처 및 관련 자료 정보’, ‘저작권 
정보’, ‘열람 및 이용 정보’, ‘메타 정보’, ‘카테고리’ 등으로 구분하고 각 항목별로 요소를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특정 대학의 사진기록을 대상으로 정보구조 모형을 적용한 사례를 제시하여 메타데이터 셋의 활용성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한계점은 각 대학의 사례 조사에 있어 홈페이지에 공개된 분류체계와 메타데이터 요소에 한정지어 
분석을 수행했다는 점이다. 실제 각 대학에서 사진기록의 분류와 기술을 위해 사용하고 있는 정보구조는 홈페이지 
인터페이스를 통해 제공되는 것과 다를 수 있다. 이 연구의 후속 연구로 실제 사진기록을 활용한 파일럿 테스트나 
전문가 검증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대학기록관의 사진 아카이브를 실제로 구축하고, 이 과정에서 고려해야 하는 
인터페이스 설계 방향을 제안할 수 있다. 또한 구축된 사진기록 콘텐츠를 활용한 대학기록관의 큐레이션 서비스를 
제안할 수 있다. 

<그림 7> 정보구조 모형을 적용한 S대학교 사진기록 기술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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