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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이 연구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년 이후 전국의 폐교 초 중 고 기록물 1999 ( · · )
이관현황보존기간 유형별 이관장소을 분석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제안한 연구이( , , )
다 개 시 도 교육청을 대상으로 한 정보공개 청구 결과 년 이후 전국의 폐지학교는 . 17 · , 1999
총 개로 초등학교 고등학교 중학교 순으로 집계되었고 보존기간별로는 년 년 기간1,411 , , , , 1 -10
의 기록물이 년 영구 기간의 기록물보다 수량이 많았다 유형별로는 전자기록물 종이기록물30 - . , , 
행정박물 시청각기록물 순으로 집계되었고 비전자기록물 대부분은 통합학교로 이관되고 전자기, 
록물은 표준기록관리시스템 으로 이관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지역 교육 지원 청 소속의 (RMS) . ( )
기록연구사 총 명을 대상으로 반구조화된 심층면담을 실시한 결과 폐교기록물 관리 지침 10 , 
부재로 인해 체계적인 이관과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으며 지역별 기관별 편차가 크다는 점, 
웹기록물 행정박물 시청각기록물 이관의 어려움이 크고 물리적 시스템적 이관 장소의 문제가 , , ,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이상을 종합하여 폐교기록물 관리 지침의 제정 전담부서 신설 및 인력 . , 
배치 전산시스템 개선을 향후 폐교기록물 이관 및 관리 개선방안으로 제시하였다, . 

ORCID

Dasom Cheon
https://orcid.org/0009-0009-7334-18

11

Jisue Lee
https://orcid.org/0000-0001-5772-93

19 

한국기록관리학회©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NonCommercial-NoDerivatives 

4.0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

-nd/4.0/) which permits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at the 

article is properly cited, the use is 

non-commercial and no modifications or 

adaptations are made. 

ABSTRACT

This study explores the transfer of defunct school records (by preservation 
period, type, and place of transfer) in South Korea since the Public Records 
Management Act was enacted in 1999 and suggests improvements. Metropolitan 
and provincial offices of education, totaling 17, were asked to disclose 
information about the status of defunct school records. Since 1999, 1,411 
schools nationwide have closed permanently, predominantly elementary 
schools, followed by high then middle schools. By preservation period, there 
were more records in the 1 to 10-year category than in the 30-year to permanent 
category. By record type, most were electronic records, followed by paper 
records, archival objects, and audiovisual records. By place of transfer, most 
nonelectronic records were transferred to integrated schools, and most 
electronic records were transferred to the Records Management System. 
In-depth interviews with 10 record managers from local education offices found 
that the management of defunct school records varies widely by region and 
institution because of the lack of specified manuals. Participants also reported 
difficulties in transferring web-based records, archival objects, and audiovisual 
records, as well as insufficient archival space and computer systems. This 
study also provides suggestions to improve the management of defunct school 
records, such as establishing specified manuals, creating a dedicated 
government department for managing defunct school records, deploying 
workforces, and improving computer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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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1 

년 월 기준 폐교는 개교이다 지방교육재정알리미 폐교 수가 많은 지역 순위는 전남 2022 3 3,896 ( , 2022). 1~3 839
개교 경북 개교 경남 개교 순이다 과거에는 농 산 어촌이나 도서 벽지의 인구가 도시로 이동하여 지방에서 , 735 , 582 . · ·
주로 폐교가 발생하였으나 현재는 저출산으로 학령인구수 감소 때문에 도시에서도 폐교가 생긴다 성이용( , 2020). 
경제협력개발기구 의 평균 합계 출산율 명과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명에 불과하여 저출(OECD) 1.61 0.81
산 문제가 더욱 극명함을 알 수 있다 이중삼 통계청 우리나라 인구의 약 가 집중된 서울에서조( , 2022; , 2022). 20%
차 년에 초등학교 중학교 각각 개교가 폐지되었다 이제 더 이상 우리나라에서 폐교가 없는 지역은 없으며 2020 , 1 . 
폐교는 전국적으로 계속 발생할 것이다.

학교는 공공기관이며 그 기록물은 공공기록물로 분류되어 법률에 따라 이관 및 보존한다 그간 학교기록물에 . 
관한 연구는 다양한 관점에서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많은 선행연구는 학교기록물의 중요성과 가치를 강조하며 체계. 
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학교기록물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첫째 교육행정정보시스템. , (NEIS), K-
에듀파인 그리고 이관을 담당하는 표준기록관리시스템 등 학교기록물의 생산 및 관리 시스템이 다양하다 고(RMS) (
광분 는 특징을 가진다 둘째 학교기록물 생산 주체 역시 교사 행정직원 학생 등 다양하며 장효정 김수정, 2017) . , , , ( , , 

셋째 상장 수업자료 교지 교과서 시청각기록물 행정박물 학교 홈페이지 등 생산되는 기록물의 유형 2017), , , ( , ), , , 
역시 다양하다 장효정 김수정 이처럼 특수한 속성을 지닌 학교기록물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기관 ( , , 2017). 
폐지 이후의 보존과 활용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하지만 장기보존의 가치를 가진 폐교기록물 보다는 , 
폐교 시설물 활용에 관한 연구가 더 많을 정도로 폐교기록물의 관리와 활용에 대한 연구는 적은 실정이다 폐교기록. 
물 관리에 대한 인식과 실천이 저조했던 그간 아시아대학의 교육행정 문서 무단 폐기 강준구 와 종합사립대학( , 2009)
인 서남대학교 폐쇄 허운연 등의 사건이 발생하여 공공기록물로서의 폐교기록물의 영구적 가치와 체계적 ( , 2017) , 
관리에 관한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이 연구에서는 년 이후 전국의 폐교기록물 이관현황 보존기간 유형. 1999 ( , 
별 이관장소 을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조사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지역 교육 지원 청 산하 기록연구사 명을 , ) , ( ) 10
심층면담 한 후 기술통계 및 정성적인 내용분석을 종합하여 폐교기록물 이관 및 관리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
다 이상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이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 질문 가지를 상정하였다. 3 . 

연구 질문 년 이후 폐교기록물 이관현황은 어떠한가[ 1] 1999 , ?

연구 질문 폐교기록물 이관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2] ?

연구 질문 폐교기록물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개선방안은 무엇인가[ 3] ?

연구의 범위 및 방법1.2 

이 연구에서는 공공기록물법 제정된 년 이후 전국의 폐지된 초 중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정보공개청구를 1999 , , 
진행하여 폐교기록물 이관현황을 파악하고 지역 교육 지원청 의 기록연구사를 대상으로 반구조화된 심층면담을 진( )
행하였다 이 연구는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수집한 정량적 데이터와 심층면담을 통해 수집한 정성적 데이터를 종합. 
적으로 분석하는 혼합연구방법론을 채택하여 각 연구 방법의 단점을 보완하고 장점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이론적 배경2. 

폐교기록물 정의와 폐교기록물 관리 연구2.1 

이재영과 정연경 은 폐교대학 기록물을 대학이 폐쇄 및 폐지되기 이전에 생산 또는 등록된 기록물이며 대학(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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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물과 동등하다고 정의하였다 학교기록물은 학교에서 법적 의무의 수행이나 교육활동에서 증거와 정보를 생산. , 
접수 유지하는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와 행정박물 최윤정 남태우 이며 전자 비전자문서 조사 연구 검토서, ( , , 2012) , · , · · , 
회의록 시청각기록물 비밀기록물 행정박물 간행물 등 다양한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국가기록원 이상의 , , , , ( , 2021).
정의를 참고하여 이 연구에서 폐교기록물은 유아교육법 초 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그 밖에 다른 법률에 , · , 「 」 「 」 「 」 
따라 설립된 각급학교에서 폐쇄 및 폐지되기 이전에 생산 또는 접수된 기록물로 학교기록물의 유형과 가치를 지닌 
기록물로 지칭하였다.

그동안 진행된 폐교기록물 관련 연구는 폐교의 속성을 이해하기 위한 폐지기관 기록물 관리 연구 김송이 이영학, ( , , 
폐교기록물 관리 이해를 위한 폐교 사립대학 기록물 관리 연구 김민경 외 이재영 정연경2017), ( , 2018; , , 2019; 

가 있고 본 연구와 연구 대상 범위가 유사한 석사학위논문 민보혜 이남곤 정도가 존재2020; 2021) , ( , 2010; , 2020) 
한다 기록관리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지침으로는 국가기록원 부산광역시교육청 서울특별시강서양천교육지원. , , 
청이 발행한 폐교기록물 관리 지침 매뉴얼 이 존재한다 김송이와 이영학 은 폐지 한시 기관 기록물은 공공기( ) . (2017) ( )
록물로써 학술적 업무적으로 다양한 가치를 지니지만 폐지기관의 폐지 시기는 설립부터 설정되어 기관 체계가 , 
빈약하고 공무원의 잦은 인사이동 등으로 인해 기관 내 기록물 관리 인식이 부재함을 지적하였다 따라서 기관의 . 
역할과 책임을 명확하게 설정하고 유관기관과 소통하며 폐지기관의 기록물 관리 개선을 위한 의지와 인식을 다지는 ,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김민경 외 와 이재영 정연경 은 폐교 사립대학 중 규모가 . (2018) , (2019; 2020; 2021)
큰 종합대학인 서남대학교의 기록물 관리를 연구하였다 김민경 외 는 사립대학은 국 공립대학과 같은 공공. (2018) ⋅
기관이고 폐지 및 폐쇄된 대학교의 기록물도 공공기록물법에 따라 이관과 관리가 이루어져야 하지만 기록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개선방안으로 폐교가 진행되는 시기에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을 배치하고 폐교 . , 
사립대학의 기록관리 지침과 법령을 마련하고 마지막으로 기록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서고 설치와 시스템 , 
장비 등을 지원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재영과 정연경 은 폐교대학 기록물 관리를 주체별 역할과 업무는 단계별. (2019)
로 제시하며 폐교대학 기록물 관리의 통합관리체계 기반을 마련하였다 후속연구 이재영 정연경 에서 한국사. ( , , 2020)
학진흥재단으로 이관된 서남대학교의 기록물을 중심으로 서남대학교의 업무기능을 분석하였고 이관기록물 범위를 
파악하여 폐교 사립대학 기록물의 분류체계를 개발하였다 이재영과 정연경 은 폐교대학의 행정정보 데이터세. (2021)
트 관리 방안으로 기록화 대상 선정 보존기간 책정 데이터세트 관리기준표 작성 등을 통하여 세분화된 종합 관리체, , 
계를 구축하였고 통합적 관리 기준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와 연구대상이 비슷한 석사학위 논문으로 민보혜 와 . (2010)
이남곤 의 연구가 있다 민보혜 는 대전광역시의 개의 폐교 공 사립 초 중 고 및 실업계 학교 를 대상(2020) . (2010) 44 ( · · · )
으로 폐교기록물이 학교의 교무와 행정 업무 중 생산된 기록물로 학교 기록의 의의와 가치를 포함하는 역사와 증거
적 가치를 지닌다고 하였다 그러나 폐교기록물 관리는 원본 보존과 상시 민원 발급이 요청되는 기록물 중심으로만 . 
한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또한 학교가 운영 중일 때는 늦게라도 기록물을 등록하여 관리가 가능하. 
지만 폐교 이후에는 이전에 등록하지 않은 기록물은 유실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폐교 기록관리, . 
의 문제점으로 법적 기준과 지침의 미정비 폐교 기록의 분산 관리를 꼽고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법령과 지침 매뉴얼 , 
정비 관리 시스템 개선 폐교 기록의 활용을 제안했다 이남곤 은 강원도 대부분의 폐교가 관할 기관이 아닌 , , . (2020)
통합학교로 기록물을 이관하고 있음을 파악하고 폐교기록 관리 매뉴얼 표준화가 없어 지역별 폐교기록 관리의 수준 
편차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개선방안으로 학교기록물 관리기관 설립 학교 문서고 설치와 보존환경 조성. , , 
폐교기록 정보 서비스 확대를 제안하였다.

국가기록원의 한시기관 폐지기관 기록물 관리지침 은 처리과와 기록관에서 수행해야 하는 기록관리 절차와 · (2020)
내용 등을 제공하고 기록물의 생산부터 폐기까지의 업무절차 및 기록물의 유형별 관리 등을 포함하지만 폐교기록, , 
물의 특징이 면밀하게 고려된 관리 지침서는 아니다 부산광역시교육청이 발행한 폐지학교 실무 매뉴얼 은 . (2018)
교육청 최초로 폐교 업무 지침이나 실무 매뉴얼 총 페이지 중 기록물 관리 페이지 와 관련해서는 기록물 , ( 203 ) (13 )
관련 근거와 업무 개요 업무처리순서 등만 간략하게 기술하고 있다 서울특별시강서양천교육지원청이 발행한 학교 , . 
통폐합에 따른 폐지학교 실무 추진 매뉴얼 은 기록물 관리를 위한 업무처리 절차에 추진내용과 기관을 명시하(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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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시청각기록물 행정박물 편철 및 정리를 적시하였지만 전자기록물 웹기록물 행정정보데이터 등 에 관한 구체적, , ( , )
인 관리지침은 없다 이상의 폐교기록물 관련 지침서는 주로 행정적인 절차만 다룰 뿐 폐교기록물의 특성과 다양한 . , 
유형별 이관 절차 등에 관한 세밀한 내용은 부족하였다.

폐교기록물이 인수되고 관리하는 기관은 승계된 기관인 통합학교라고 여러 선행연구와 지침에서 확인된다 특히 . 
이재영과 정연경 은 통폐합되는 초 중학교의 기록물은 통합학교나 관할 교육지원청이 그 기록물을 인수하고(2019) · , 
본청은 폐지되는 고교 및 특수학교의 기록물만 이관하여 폐지된 초 중학교의 기록물의 이관현황은 본청에서 별도로 , 
관리하지 않아 기록물 관리 체계가 부재하다고 하였다 또한 지방기록물관리기관 영구기록물관리기관 을 설립하여 . ( )
관리해야 한다는 점이 여러 선행연구의 공통된 의견이나 민보혜 의 연구 이후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2010) 10
대부분의 지역에서 지방기록물관리기관 영구기록물관리기관 이 설립되지 않았다( ) . 

연구설계 3. 

연구대상 및 방법3.1 

이 연구는 공공기록물법이 제정된 년 이후 폐지된 초 중등교육법 에 적용받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1999 · , , 「 」
로 대상을 한정하였다 년 월 전국 개 시 도 교육청에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총 개 폐교로부터 폐교기. 2022 6 17 · , 1,441
록물 이관현황을 정량적으로 수집하였고 년 월 월 동안 지역 교육 지원 청 소속의 기록연구사 중 심층면담 , 2023 2 -3 ( )
참여 의사를 표명한 명의 기록연구사와 반구조화된 심층면담을 진행하여 정성적인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이처럼 10 . 
정량적인 방법과 정성적인 방법을 동시에 사용하는 혼합연구방법은 각 연구 방법의 단점을 보완하고 장점을 강화할 
수 있다 오은주( , 2008). 

이 연구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학교기록물 관리 지침 한시기. , , ,「 」 「
관 폐지기관 기록물 관리 지침 등의 법률과 지침 그리고 선행연구를 분석한다 둘째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교육 지· . , (」
원 청에서 관리하는 폐교 수와 폐교기록물의 실태를 파악하는 양적 자료를 수집 및 분석한다 셋째 양적 자료에서 ) . , 
도출된 문제점으로 심층 면담의 질문지를 작성 후 반구조화된 심층면담을 한다 넷째 수집된 질적 자료는 선행연구 . , 
결과와 함께 근거이론접근법을 사용하여 코드북을 작성하고 질적 자료를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양적 자료와 질적 , . 
자료 분석을 종합하여 폐교기록물 관리 개선방안을 제안한다. 

정보공개청구 3.2 

정보공개포털 사이트를 통해 년 월 일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년 월 일에 최종 청구 결과 수집을 2022 6 17 2022 7 14
완료하였다 전국적인 폐교기록물 이관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국가기록원 기록물 유형별 이관목록 서식 을 참고하. ( )
여 폐교명 폐지 시기 기록물 보존기간 유형별 수량과 이관장소 등의 항목을 포함한 서식을 엑셀 파일로 첨부하여 , , , 
청구하였다 개 시 도 교육청에 공개방법과 수령방법. 17 · 1)은 전자파일과 정보공개포털을 통해 답변할 수 있도록 선택
하였다 대상 기관은 교육청과 지원청의 자료를 취합하여 제공하거나 교육청에서 지원청으로 이송하여 각 기관에서 . , 
제출하게 하거나 지원청으로 이송하지 않고 교육청만 자료를 제출하는 등 가지 유형으로 답변을 제공하였는데, 3 , 
이는 각 지역 교육청은 특별 광역시 도내의 고등학교만을 관리하고 지원청은 지역의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를 , · , , , 
관리하는 분리된 업무체계 때문이다 다음 표 은 정보공개청구 시 첨부한 서식으로 폐지학교 기본내역과 이관장. < 1>
소 유형 보존기간별로 폐교기록물 이관내역을 표기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 .

1) 공개방법은 열람시청 사본출력물 전자파일 복제인화물 중 선택한다 수령방법은 직접방문 우편 팩스 정보공개포털 전자우편이 / , / , , / . , , , , (

메일 중 선택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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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면담3.3 

전문가 심층면담을 위해 개 시 도 교육 지원 청 홈페이지 조직도와 업무연락처를 참고하여 소속 기록연구사의 17 · ( )
면담 참여 여부를 직접 물었고 대면과 비대면 방식 중 선호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게 하였다 참여 의사를 표시한 , . 

명의 기록연구사에게는 이메일로 질문지를 미리 제공하여 답변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가졌으며 면담질10 , 
문지는 선행연구에서 제기된 문제와 정보공개청구로 얻은 현황분석 결과를 토대로 폐교 기록물 관리 지침과 계획, 
폐교 기록물 이관현황 폐교 기록물 관련 교육영역의 개 질문 및 하위 질문으로 구성하였다 반구조화 심층면담은 , 12 . 
참여자의 의견과 경험을 탐구하기에 적합한 자료 수집 방법이며 연구자가 준비한 질문과 참여자들(Mishler, 1986), 
의 답변을 통하여 자유로운 추가 질의가 가능하기에 깊이 있는 면담이 가능하다 이지수 과학적이고 윤리적 ( , 2019). 
타당성을 인정받은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 연구자가 속한 대학의 생명윤리심의위원회 에 심의를 의뢰하여 승인(IRB)
받은 후 승인번호 면담을 진행하였다 면담 질문은 표 와 같이 구성되었고 면담( 1040198-221116-HR-141-02) . < 2>
참여자 명의 정보는 표 과 같다10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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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담은 년 월 일부터 월 일까지 진행하였다 응답률을 높이기 위해 대면과 비대면 줌 전화 이메일2023 2 17 3 31 . ( , , ) 
등 중 참여자가 선호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게 하였고 명 중 명은 대면 방식(Sturges & Hanrahan, 2004), 10 6
을 명은 전화를 명은 이메일 참여를 선택하였다 대면 면담은 참여자와 사전에 면담 일정을 논의한 후 약속된 , 3 1 . 
시간과 장소 대부분 근무처 에서 만나 진행하였다 면담 시작 전에 연구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하고 참여자의 동의를 ( ) . 
구한 후 면담내용을 녹음하였다 대면 면담은 연구자와 참여자가 라포 를 형성하여 언어와 비언어적 요소. (rapport)
까지 풍부하게 수집할 수 있는 이상적인 면담 방법이다 이지수 시간 이내로 진행된 면담은 클로바노트( , 2019). 1
(CLOVA Note)2) 어플을 사용해 녹음한 후 음성기록파일로 변환하여 컴퓨터로 전송 및 저장하여 분석에 사용하였 
다.

전화 면담은 사전에 면담 일정을 논의한 후 연구자가 전화를 걸어 진행하였고 연구에 관해 설명하고 참여자 , 
동의를 얻어 후 내용을 녹음하였다 전화 면담은 교통비와 이동시간이 절감되고 대면 면담보다 더 높은 응답을 .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성태제 시기자 시간 내외로 진행된 면담은 연구자의 휴대폰에 녹음하여 음성( , , 2020). 1
기록파일로 변환한 후 분석에 사용하였다 이메일 면담은 연구자가 메일 본문에 연구의 개략적인 설명과 면담 질문. , 
동의서 작성 방법 등을 포함하여 작성하였고 참여자에게 사진 이미지 웹 사이트 링크 등 다양한 자료를 활용하여 , , , 
상세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다 또한 이메일 면담의 경우 실시간 쌍방향 의사소통이 아니기에 답변 내용 . 
중 궁금하거나 확인이 필요할 경우 팔로우 업 이메일을 주고받을 수 있다고 안내하였다 참여자는 주 (follow-up) . 2
기한 내에 응답을 완료하였다 이메일 면담은 참여자는 신중히 답변을 작성할 수 있고 연구자는 녹음 채록이 필요하. 
지 않아 시간을 절약할 수 있으며 답변 자료를 빠르게 저장하고 분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지수( , 2019).

분석4. 

정보공개 청구를 통한 이관현황 분석4.1 

개 시 도 교육청에 보존기간 유형 이관장소 가지로 구분하여 폐교기록물 이관현황에 관한 정보공개를 청구17 · , , 3
하였으나 다수 기관에서 해당내용을 기재하지 않거나 미기입 정보부존재 정보는 존재하나 통합 집계불가, ( , N/A), ( )
한 것으로 처리하여 정확한 실태조사가 어려웠다 특히 충청북도와 경상남도는 초등학교와 중학교 폐교기록물 이관 . 
현황 정보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을 제외하고 집계할 수밖에 없었으며 각 기관에서 집계하여 제출한 폐교, 
기록물의 현황정보가 많지 않았다는 점 미기입 혹은 정보부존재 이 본 연구의 정보공개청구 결과분석의 제한점이며( ) ,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후절에 제시하였다 상세한 폐교기록물 관리 지침 제정 참고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5.1 ). 
얻은 데이터를 집계한 결과 년 이후부터 년 월까지 전국의 폐교수는 총 개교로 산출되었다, 1999 2022 6 1,441 . 1,441
개 폐지학교 중 학교 급별로는 초등학교 개교 고등학교 개교 중학교 개교 순이1,162 (80.6%), 201 (13.9%), 78 (5.4%) 
었고 지역별로는 경상북도 전라남도 강원도 충청남도 전라북도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참고, , , , , (< 1> ).

2) 기술을 활용한 음성기록 관리 서비스이다 AI . https://clovanot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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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기간은 공공기록물관리법 상 보존기간별 책정기준에 따라 영구 준영구 년 년 년 년 년으로 , , 30 , 10 , 5 , 3 , 1
가지로 구분해 조사하였는데 개교 중 개교 의 정보를 얻었다 폐교기록물의 보존기간별 총 수량7 , 1,441 250 (17.35%) . 

은 초등학교 권 중학교 권 고등학교 권 순으로 집계되었다 모든 급별 학교에서 전체기록물 45,800 , 20,059 , 19,048 . 
중 보존기간이 년으로 책정된 기록물이 가장 많았는데 초등학교 권 중학교 권 고등5 , 19,526 (42.6%), 9,949 (49.6%), 
학교 권 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준영구와 영구 순으로 수량이 많은 급은 초등학교 와 중학교9,120 (47.9%) . (39%)

이고 영구와 준영구 순으로 많은 급은 고등학교 이다 총 수량으로 보면 보존기간 년 기록물이 (36.1%) , (27.6%) . 1
권 년 기록물이 권 년 기록물이 권 년 기록물이 권 년 444 (0.5%), 3 8,504 (10%), 5 38,595 (45.5%), 10 6,344 (7.5%), 30

기록물이 권 준영구 기록물이 권 영구 기록물이 권 순으로 집계되어656 (0.8%), 18,783 (22.1%), 11,581 (13.6%) , 
년 이상으로 책정된 장기보존 가치가 높은 기록물 수량보다 단기간 보존기록물 수량이 월등히 많다는 것을 알 30

수 있다 다음 그림 는 년 이후 전국 폐교 초 중 고 기록물 보존기간별 총 수량과 비율이다. < 2> 1999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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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교기록물 유형은 전자기록물과 비전자기록물로 구분하여 비전자기록물은 종이기록물 시청각기록물 행정박물, , 
로 세분하였다 폐지된 개교 중 전자기록물은 개교 종이기록물은 개교 시청각기록물. 1,441 98 (6.8%), 240 (16.66%), 
은 개교 행정박물은 개교 로부터 이관 정보를 얻었다 다음 그림 에서 제시된 것처럼 전자50 (3.47%), 49 (3.40%) . < 3> , 
기록물이 권 종이기록물이 권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되었고 행정박물은 점 시청각기록130,706 , 64,517 , 1,209 , 
물은 권으로 종이기록물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유형별 폐지기록물 수량은 전 영역에서 506 . 
초등학교가 가장 많은 기록물을 이관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마지막으로 비전자기록물과 전자기록물의 이관장소로 구분하여 조사한 결과 비전자기록물의 이관장소는 교육청, , 
지원청 통합학교, 3) 가지로 집계되었다 비전자기록물은 절반에 가까운 개교가 통합학교로 개교 3 . 651 (45.2%), 224

는 지원청으로 개교 는 교육청으로 이관하였으며 전자기록물은 개교 가 표준기록관리(15.5%) , 41 (2.8%) , 444 (30.8%)
시스템 으로 이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비전자기록물과 전자기록물 둘 다 미기입 확인불가 정보부존재의 (RMS) . , , 
비율이 높아 체계적인 현황 파악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그림 는 년 이후 전국 폐교기록물 비전자 및 전자기. < 4> 1999 (
록물 이관장소별 현황과 비율이다) .

3) 민보혜 이재영 정연경 이남곤 의 연구와 학교기록물 관리 지침 에서 통합학교로 표현했고 (2010), , (2019), (2020) NAK 27:2021(v1.2)) ‘ ’ , 

승계학교 관리학교 등 기관마다 명칭이 다르게 사용되었지만 면담을 통해 이관장소가 학교임을 확인했다 이 논문에서도 폐지된 , , . 

학교의 기록물을 이관받거나 그 기록물의 사무를 승계한 학교를 통합학교로 지칭하였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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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정보공개청구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통합학교와 관할 교육지원청은 통폐합되는 초. , ·
중학교의 기록물만 인수하고 교육청은 폐지된 고등학교 기록물 현황만을 분리하여 관리하고 본청에서 폐지된 초 중, ·
학교의 기록물 이관현황을 별도로 관리하지 않아 체계적인 폐교기록물 현황 파악이 불가함을 확인하였다 또한. , 
보존기간 유형 이관장소 가지 유형으로 폐교기록물의 이관현황을 요청한 결과 지역별 및 기관별로 현황 파악의 , , 3 , 
통일성이 없고 집계 수준의 격차 역시 크다는 문제점을 확인하였다 모든 영역에 현황정보를 기입하여 제출한 곳은 . 
서울특별시와 부산광역시 단 곳뿐이었으며 충청북도와 경상남도는 본청의 현황만 제출하고 지원청이 관리하는 2 , 
초 중학교 현황을 제출하지 않았다 총 개교 중 보존기간별 현황은 최대 개교 유형별 현황은 개교· . 1,441 250 , 240 , 
이관장소는 개교의 정보만 집계되어 전국 단위의 체계적인 폐교기록물 이관 현황 파악이 불가하였으며 상세하916 , 
고 체계적인 관리 지침 제정이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둘째 총 개 폐교 중 급별로는 초등학교 고등학교 중학. , 1,441 , , 
교 순으로 파악되었고 지역별로는 경상북도 전라남도 강원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순으로 조사되었다 셋째 보존, , , , . , 
기간별로는 모든 급별에서 보존기간 년 기록물이 가장 많았고 전체 기록물 중 년에서 년 기록물의 양이 년 5 , 1 10 30
이상 기록물의 양보다 월등하게 많음을 파악하였다 넷째 유형별로는 전자기록물이 비전자기록물의 양보다 많고. , , 
비전자기록물은 종이기록물 행정박물 시청각기록물 순으로 집계되어 종이기록물을 제외한 특수한 유형의 기록물 , , , 
이관이 저조함을 파악하였다 다섯째 이관장소별로는 전자기록물은 표준기록관리시스템으로 이관되고 비전자기록. , , 
물은 통합학교 지원청 교육청 순으로 이관되었다, , .

심층면담 분석4.2 

폐교기록물 지침과 계획 폐교기록물 유형 폐교기록물 이관 및 이관 장소 개 영역의 개 질문과 하위 질문으로 , , 3 12
구성한 질문지를 사용하여 명의 기록연구사와 심층면담을 진행하였다 연구자는 수집된 면담 녹취록과 파일을 10 . 
반복하여 읽어 자료의 의미를 발견하면서 선행연구의 주요 개념과 관련된 주제를 참고하여 코드북 작성을 시작하였
다 근거이론 접근법을 바탕으로 면담 녹취록에서 새롭게 발견된 내용을 코드에 추가하여 최종 코드북을 완성하였. 
다 근거이론 접근법은 수집된 녹취록과 파일을 세밀히 살펴보고 비교 분석하여 새로운 주제를 도출하는 데 효과적. ·
인 귀납적 분석 방법이다 이지수 이렇게 작성된 개의 범주와 개의 코드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같은 ( , 2019). 9 23
소속 대학 동료 연구자의 도움을 받아 코드북을 살펴보고 모호한 설명이나 범주에 맞지 않은 코드 등은 논의하여 
수정하여 총 개의 범주와 개의 코드로 최종 확정하였다 동료 연구자와 회 면담 샘플을 코딩하여 결과를 비교하8 19 . 2
여 의 일치율에 도달하였다 표 는 개 범주 개 코드의 정의 및 기술 예시를 보여준다87.8% . < 4> 8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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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폐교기록물 관리 지침 부재의 문제점 2.1 

면담 참여자들은 폐교 업무가 반복적 업무가 아닌 한시적 업무이기 때문에 이 업무를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은 
기록연구사도 있을 것이라 하였다 이들은 법률과 국가기록원의 한시기관 폐지기관 기록물 관리지침 학교기록. · , 「 」 「
물 관리 지침 등의 지침서를 참고한다고 답변하여 폐교기록물과 관련된 여러 지침과 법령을 살펴보는 것을 알 수 」
있었다 하지만 한시기관 폐지기관 기록물 관리지침 의 대상은 폐교가 아닌 폐지기관이고 학교기록물 관리 지침. · , 「 」 「 」
에서는 폐교기록물의 이관 절차에 대한 제한적인 지침만을 제시하고 있어 폐교의 복합적인 행정절차 중 단순한 , 
하나의 절차로만 간주하고 폐교기록물의 특징이 구체적으로 고려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폐교기록물이 . 
교육 지원 청으로 직접 이관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로 통폐합되는 학교와 학교 간의 사무 승계 절차가 이루어지( )
기에 교육 지원 청에서 근무하는 기록연구사의 적극적인 개입이 어려우므로 폐교기록물에 관한 별도의 상세한 매뉴( ) , 
얼이 필요하다고 답하였다. 

특이한 업무잖아요 이제 자주 하는 게 아니라 이 업무 폐지학교 기록물 이관 를 한 번도 안 해본 연구사들도 많을 거고“ . ( ) … 

기록연구사가 중간에 개입을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폐교되는 학교와 기록물을 인수하는 학교 간의 업무라서 연구사는 .… 

가이드만 해주는 정도예요 참여자 .”( 6)

특별히 폐교 기록물 이관 및 관리를 위한 지침은 따로 없어요 국가기록원의 폐지기관 기록물 관리 지침보다 조금 더 “ … 

디테일한 매뉴얼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학교가 폐교된다고 해서 일 자체가 없어진 건 아닌데 그 일의 종료라고 생각하거나 … 

대충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좀 있으시죠 폐교기록물의 관리에 관한 인식이 낮아요 참여자 . ( ) .”( 3)

아예 지침을 별도로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왜냐하면 폐교가 많이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별도 “ . ( ) 

지침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참여자 .” ( 5)

폐교기록물 유형별 이관의 문제점4.2.2 

폐교기록물이 장기보존을 위한 관리적 차원보다 민원 업무 편의를 위해 증명 발급 등의 수요가 많은 기록물 위주
가 통합학교로 이관되며 그 외 전자기록물 웹기록물 시청각기록물 행정박물 등 은 이관 및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 , , )
소실될 위험이 존재하였다. 

비전자 문서에 대한 이관은 명확하게 알고 있어요 이거를 흡수하는 학교로 가야 한다는 거는 직원들도 명확하게 알고 “ . 

있어서 거기에 대한 준비는 어느 정도 되는데 아무래도 그 외 것들에 대해서는 인식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참여자 .” ( 5)

전자기록물 웹기록물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등 이관 어려움( , ) ➀ 

전자기록물 중 전자 일반 문서는 매년 표준기록물관리시스템 로 비교적 쉽게 이관되므로 큰 어려움이 없지( ) (RMS)
만 그 외의 기록물 웹기록물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의 경우 관리와 이관에 여러 어려움이 존재한다 웹기록물은 , ( , ) . 
웹을 기반으로 생산된 기록정보자료와 웹사이트 운영 및 구축 관련 관리정보로서 학교기록물 중 대표적인 웹기록물
은 학교 홈페이지다 행정정보 데이터세트는 행정정보시스템에서 생산 수집 가공 저장 검색 제공 송신 수신 . , , , , , , , 
등을 위해 조합된 문자 순자 도형 이미지 및 그 밖의 데이터를 칭하며 폐교의 홈페이지나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 , , 
역시 이관 대상이다 그러나 다양한 유형의 기록물을 이관할 시스템은 구축되어 있지 않고 시스템이 마련될 때까지. , 
의 대처방안도 없는 실정이라 기록연구사들은 홈페이지 화면을 캡처하여 보관하거나 전산팀의 양해를 구해 폐교의 , , 
홈페이지 서버를 삭제하지 않는 등 나름의 현실적인 방법들을 모색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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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도 웹 기록물로 보고 관리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지금 웹 기록물 관리하고 있는 기관은 거의 없을 거예요“ , . 

이런 절차가 있는 게 아니라서 참여자 .” ( 2)…

폐교된 초등학교도 홈페이지가 있었겠죠 하지만 그 데이터가 다 날라갔을 거예요 어디다 놔둘 데가 없잖아요“ . . .”

참여자 ( 6)

초등학교 홈페이지가 없어질 상황이기 때문에 그 홈페이지에 모든 화면을 떠달라고 요청했어요 그리고 저희 연구정보원 “ DB . 

통해서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참여자 .” ( 9)

시청각기록물 이관의 어려움➁ 

사진 동영상류 등의 시청각기록물은 그 당시 현장의 분위기를 전달할 수 있는 기록물이다 특히 졸업앨범은 , . 
졸업생들에게는 학창 시절의 추억을 회상할 수 있게 하며 학교역사기록물로 보존기간이 영구인 기록물이다 그러나 , . 
비용이 많이 드는 졸업앨범을 만들지 않고 사진만 인화하여 학생들에게 나눠주는 등 시청각기록물로 따로 생산 , 
및 등록하지 않는 학교가 많았다 폐교의 시청각기록물 이관이 어려운 이유 중 첫째는 시청각기록물 생산 등록. , , 
관리 등의 중요성 인식이 낮기 때문이다. 

솔직히 시청각기록물은 학교에서 그렇게 관리가 되는 편이 아니거든요 지금은 졸업앨범을 안 만들어요 학생들이 너무 “ . … 

적다보니까 그냥 반별로 앨범 형식으로 만들고 학생들에게 나눠주고 끝난대요 그래서 남아있는 경우가 없는 학교가 . … 

많아요 졸업앨범 그러니까 사진도 없어요 파일로는 누군가 한 명이 가지고 계시긴 하더라고요 참여자 . . .” ( 5)

시청각기록물이 사실 많이 생산이 안 되는 것 같긴 하거든요 문서들은 대부분 이제 많이 아세요 어떻게 관리를 해야하는지“ . . … 

하지만 시청각기록물은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참여자 ( ) .” ( 6)

시청각의 어떤 차별성이라고 해야 되나 시청각은 사진이나 동영상인데 그 기록물 유형이 가지는 그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려면 “ ? 

모아서 봐야 하거든요 참여자 .” ( 7)

둘째 생산자가 시청각기록물을 업무관리시스템에 등록할 때 잘못된 단위과제 카드 및 보존기간 지정으로 인해 , 
시청각기록물의 관리가 어렵다는 점이 존재한다 각 교육 지원 청은 시청각기록물을 업무관리시스템에 전자적으로 . ( )
등록하여 표준기록관리시스템 로 이관하는데 어떤 단위과제 카드로 선택하는지에 따라 시청각기록물의 보존(RMS) , 
기간이 정해지기 때문에 시청각기록물의 등록 시 생산자의 판단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생산자는 주로 본인에게 . 
익숙한 단위과제카드를 선택하거나 잘못된 단위과제카드에 등록하여 정확한 수량 집계와 관리가 어려운 실정이다. 

년짜리 단위과제에 관련된 업무로 시청각기록물을 찍었으면 년짜리에 들어가야 되는 게 맞고 년짜리 관련된 단위과제 “10 10 , 5

업무로 관련해서 사진을 찍었다 그러면 년짜리로 들어가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시청각기록물도 이 단위과제 이 업무별로 5 . 

정해진 보존기간을 그대로 따라가요 등록할 때 선택되는 거에 따라가는 거라서 참여자 . ” ( 2)… 

보통 업무 담당자가 기안 공문을 올릴 때 아니면 비전자 등록을 할 때 과제 카드를 선택하는데 본인이 익숙한 과제 카드에만 “

몽땅 넣는 경우들이 많이 있으세요 그러면 해당 문서랑 단위과제 카드가 안 맞는 거죠 보존기간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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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 문서인데 년짜리 과제 카드에 넣어서 그냥 관리하는 자기가 맡은 업무별로 이렇게 네다섯 개씩 가지고 계신다고 5 … 

하면 그중에 한 가지만 쓰시는 경우가 많아요 참여자 , .” ( 5)

셋째 시스템에 등록할 수 있는 시청각기록물의 파일 용량은 매우 한정적이다 이로 인해 현장에서는 시스, 10MB . 
템에 등록하기 위해 시청각기록물의 파일 용량을 축소하거나 장의 사진만 등록한다 이렇게 되면 파일 화질 2~3 . 
저하되고 전체적인 맥락을 파악하기 어려워 그 행사의 특징이나 생생한 현장감을 전달하기는 부족하다.

요즘 같은 경우는 사진 행사 사진 찍으면 업무 관리 시스템에 등록해야 하거든요 근데 그걸 안 하세요 요즘 휴대폰으로 “ , . . 

찍어도 가 넘거든요 거의 첨부 한도가 예요 그래서 거의 못 올리세요 참여자 10MB . ( ) 10MB . .” ( 5)

넷째 보존매체인 나 등에 해당연도별로 시청각기록물을 넣고 업무관리시스템에 비전자기록물로 등록하, CD USB , 
여 보존기간을 영구로 설정하여 시청가기록물을 생산 및 등록하는 방법이다 이는 지역 교육 지원 청이 생산된 시청. ( )
각기록물 보존하는데 많이 쓰이는 방법이다 하지만 이 또한 생산자가 등록을 안 하거나 이관하지 않고 개인이 . 
보관하면 파악이 불가능하다 또한 와 의 보존매체의 불완전성과 파일로 존재하는 시청각기록물의 수량을 . CD USB
정확하게 집계하기가 어렵다. 

사진을 많이 찍는데 그걸 시스템에 안 남겨놓는 경우가 많아서 그리고 그걸 관리하거나 보존을 하는 것에 대한 노력이 “

좀 많이 부족해요 어떤 선생님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있는지 아무도 몰라요 거기 있다가 그 선생님이 전근 가버리면 . ( ) … 

이게 뭔지 아무도 모르죠 참여자 .” ( 3)

근데 목록상으로 봤을 때 이게 시청각기록물인지 아닌지 잘 몰라요 행사 이래 버리면 연구사 입장에는 목록 “ ‘2014 ’ … 

보면서도 이게 시청각기록물이 아닌지 구별을 못 하잖아요 시청각기록물 수량 집계하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시청각기록물이 . … 

로 생산되는 경우가 상당한데 로 생산되는 경우에는 제목으로만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시청각기록물을 저희는 CD , CD … 

전자적으로 생산하는 데도 있어요 그건 당연히 또 집계가 안 되겠죠 서버에 있으니까 참여자 . . .” ( 6)

이처럼 시청각기록물의 생산과 등록 및 이관과 관련한 여러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시스템이나 정확하
고 구체적인 지침의 마련이 필요하다.

시청각 기록물을 생산 보존하라고 학교 매뉴얼을 그렇게 만들고 지침을 국가기록원에서 내리기 전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 , 

달라는 거예요 시스템 여건이 안 되고 제도 여건이 안 되는데 하라고만 하니 참여자 ” ( 6)…

행정박물 이관의 어려움➂ 

행정박물은 관인류 교구류 상징류 상장 상패류 기념류 등으로 행정적 역사적 문화적 예술적 가치가 높은 , , , · , , , , 
형상기록물로서 공공기록물법 제 영구 보존이 불가한 동식물이나 학교 업무와 무관한 것은 행정박물이 아니( 18740), 
다 국가기록원 또한 행정박물은 시청각기록물과 마찬가지로 시각적인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나영선 왕영( , 2021). ( , 
훈 양월운 하지만 폐교의 행정박물의 관리가 어려운 이유는 첫째 법적으로 기록물 범위에 속한지 얼마 , , 2008). , 
안 되었다 둘째 크기 모양 부피 등 행정박물의 형태와 재질이 매우 다양하여 관리가 쉽지 않다 셋째 폐지된 . , , , . , 
사립학교의 행정박물은 그 재단 소속 기록관이나 학교로 이관한다 하지만 재단 소속의 승계할 학교가 없으면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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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청으로 이관해야하지만 학교측에서 사유재산이라는 이유로 이관을 거부할 수 있다 넷째 업무관리시스템에 ( ) . , 
행정박물을 등록할 수 있는 기능이 없고 학교 기록물관리책임자가 행정박물 관리대장을 별도로 마련하고 관리하기, 
에 어려움이 있다. 

예전에는 기록물법에 어떤 근간을 두지 않고 이렇게 업무를 했었기 때문에 뭔가 체계적으로 그런 행정박물이나 이런 것까지 “

기록물의 범위에 들어가지 않았었거든요 참여자 .” ( 7)

관인류는 그래도 잘 되는데 다른 행정 박물들은 안되고 이런 영역이 조금 어려운 점이 있어요 참여자 “ .” ( 2)… 

행정박물이 그런 직인류 말고도 학생들끼리 작품들도 있고 아니면 그 사진들도 이렇게 액자로 걸려 있는 것도 있거든요“ , ( ) . 

그런데 그런 거는 어디 흡수 학교가 가져가시거나 저희도 따로 가져오지 않았어요 근데 옛날에 폐교되는 거는 다 그냥 . 

거의 분실됐을 가능성이 좀 높고 최근에 이제 정리된 학교가 한 군데 있는데 거기 건 좀 가져왔죠 참여자 , .” ( 5) 

그 학교 교기가 있길래 그걸 좀 주십시오 했더니 이것은 못 드립니다 그다음에 학교 현판 있잖아요 이것도 저희  “‘ .’ ‘ .’ . ‘

재산입니다 그렇다고 저희가 뜯어올 수는 없으니까요 참여자 .’ ( ) .” ( 3)

이상에서 폐교기록물은 문서 위주 증명이 필요한 민원 업무에 관한 종이기록물 위주로 이관됨을 알 수 있다, . 
특히 종이를 제외한 웹기록물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시청각기록물 행정박물 등 특수한 유형의 기록물 등록과 이관, , , 
에 대한 인식이 낮아 소실과 멸실의 위험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유형별 사례별 기록물 이관 절차나 방식에 . , 
관한 구체적인 지침이 부재하여 기록연구사의 업무능력과 경험에 따라 이관 및 이후 기록물 관리와 집계에 편차가 
크게 발생함을 파악하였다.  

4. 폐교기록물 이관장소의 문제점2.3 

보존기간 년 이상의 기록물은 관할 기록관으로 이관해야 하지만 각 교육 지원 청에서 자체 생산되는 기록물을 30 ( )
보관하기에도 문서고 공간이 협소하고 시설이 미비하여 년 이상의 기록물과 폐교기록물을 수용하기에는 현실적으30
로 불가능하였고 표준기록관리시스템이 웹기록물 행정정보데이터세트 시청각기록물 등의 이관에 적합하지 않아 , , , 
이를 원활하게 지원할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였다. 

물리적 이관 문서고 장소 시설 및 환경 미비( ) ➀ 

폐교기록물이 주로 이관되는 물리적 장소는 통합학교다 폐교기록물 이관장소와 관련한 문제는 학교 문서고와 . 
교육 지원 청 문서고가 협소하고 적법한 시설장비와 환경기준을 충족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학교 문서고는 교육청( ) , . 
의 처리과 수준으로 관할 기록관으로 이관하기 전에 잠시 기록물을 보관하는 곳이다 그래서 폐교기록물 이관에 . 
적합한 시설과 장비 구축이 미비하고 추가로 문서고를 설치할 공간을 마련하기도 어렵다 반면 교육 지원 청 문서고, . ( )
는 항온항습기 모빌랙 설치 등 법적 시설 장비 및 환경기준 등은 충족하지만 각 지역의 교육 지원 청 관할의 폐교기, ( )
록물 전부를 수용하기에는 각 교육 지원 청의 문서고 공간은 매우 협소하기 때문에 관할 기관에서는 보존기간이 ( )
만료되어 폐기 가능한 기록물 위주로 이관하였다.

거의 통합 학교로 간다고 치면 돼요 하지만 지금 학교 자체에서는 공간을 마련할 수 있는 실 자체가 없는 “ 100%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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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가 많아서 수업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게 우선이니까 문서고는 이제 뒤로 밀리는 거죠 참여자 .” ( 5)… 

환경이나 시설 장비 일단은 기본적으로 법적으로 구축하게 되어있는 항온항습기나 온습도 조절이나 이동식 서가 같이 “

학교 문서고에 비해서 더 법적인 기준을 충족한 교육청 지원청 문서고이긴 한데 사실 작아요 국가기록원이나 전문적인 ( , ) … 

기관의 문서고로 볼 수 없는 그냥 문서고 수준으로 볼 수 있어요 참여자 .”( 2) 

통합학교에서 다 가져가야 되는 게 맞지만 물리적인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그때 뭘 교육청으로 이관해야 할까 이거를 “ , ? 

고민했어요 그랬을 때 이제 증빙이 잦은 것들은 학교로 보냈고 한시 기록물 폐기가 가능한 것들은 교육청으로 이렇게 . , 

들고 왔어요 참여자 .” ( 8)

표준기록관리시스템 개선 및 이관 시스템 구축 필요(RMS) ➁ 

전자문서 형태인 일반적인 전자기록물은 표준기록관리시스템 으로 이관됨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지침이나 (RMS) . 
법령에 따라 이관해야 하는 웹 기록물 학교 홈페이지 등 이나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등은 이관 규격이 맞지 않아 ( )

로 이관이 불가하였다RMS . 

저희 수준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사실 더 큰 기획을 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부분이라 바깥에서 보면 당연히 “ … 

홈페이지도 웹 기록물이니까 보존해야 하지 않냐 라고 하는데 폐교 돼 버리면 얘는 이제 서버를 그냥 닫아버리는 걸로 …  

알고 있어요 참여자 .” ( 2) 

홈페이지는 제가 알기로는 그냥 없애버리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좀 몇 년을 유예해서 살려주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 …  

웹사이트 그 마지막 모습을 남겨서 보관해야 한다고 하는데 아직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지 않아요 참여자 .” ( 5)

는 그런 행정정보 데이터 세트 웹기록물 등 이관 기능이 없습니다 이관 규격 자체가 맞지 않아서 행정정보 데이터세트가 “RMS ( , ) . 

들어갈 수가 없어요 참여자 .” ( 6)

학교가 폐지됐다고 해서 아예 서버에서 학교 홈페이지를 삭제하지는 않아요 어느 일정 기간 그 하드에 이제 스토리지에 “( ) ( ) . 

보관은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어떤 형식으로 다른 전자기록물처럼 이관을 우리한테 받아온다든지 이것까지는 하고 있지는 … 

못하지만 삭제는 하지 말라고 하고 있어요 정책이 나올 때까지 삭제는 하지 말아달라 참여자 . ” ( 7)… …

지방교육기록물관리기관 영구기록물관리기관 설립 필요( ) ➂ 

여러 선행연구에서 지방영구기록물관리기관 설립의 필요성을 언급했지만 민보혜 이남곤 지방영( , 2010; , 2020), 
구기록물관리기관이 설립된 지역은 현재 서울특별시와 경상남도뿐이다 법령으로는 폐지된 학교는 폐지기관이니 . 
그 기록물은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인 국가기록원으로 이관해야 하지만 해방 이전의 생활기록부 등이 국가기록으로 , 
이관된 이후 더 이상의 기록물이 이관되지 않았다 보존기간의 년 이상의 학교기록물 중 역사적 가치가 있는 , . 30
기록물을 보존하고 원활한 기록서비스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각 지방에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이 필요하며 교육자치, 
의 이념과 교육기록물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청의 독립적 영구기록물관리기관 설립이 필요하다4) 면담 참여자들은 . 

4) 공공기록물법 제 조는 영구기록물관리기관시ㆍ도기록물관리기관은 설치ㆍ운영하여야 하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시ㆍ도교육청 11 ( ) , (「 」 

기록물관리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로 기술하여 교육청은 영구기록물관리기관 설립 근거가 다소 약하다 현재 경상남도에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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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기록물관리기관 영구기록물관리기관 의 부재와 설립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현장 업무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 .

법적으로는 학교 처리과 지원청 기록관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이 이렇게 단 체계잖아요 여기서 년 이내 갖고 있다가 “ , , 3 . 2

모든 기록물을 기록관 문서고로 보내야 하고 기록관 문서고에서는 년 이상 것 기록물 들을 년까지 보관하고 있다가 , 30 ( ) 10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렇게 이관을 다 시켜야 하는데 사실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이 지금 없고 참여자 . ” ( 2)…

폐교하면 그 학교의 년 이상 기록물들은 몽땅 다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보내야 돼요 그런데 영구기록관리기관이 “ 30 . 

없죠 대부분 그 지역에서 해결하니까 그 지역에 가장 가까운 학교로 넘어가고 거기에서 해결이 되는 거죠 참여자 . , .” ( 3)

저희 교육청 같은 경우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을 세울 계획도 아직 없고요 지자체가 나중에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을 만든다 " ( ) … 

해도 저희 교육청 기록물을 이관 받을 여력은 안 될 겁니다 참여자 .” ( 6)

이상에서 폐교기록물 중 비전자기록물의 다수가 물리적 이관장소인 통합학교 및 교육 지원 청의 문서고로 이관되( )
지만 적합한 시설과 장비 구축이 미비하고 관내 폐교기록물 전부를 수용하기에는 각 교육 지원 청의 문서고 공간은 , ( )
협소함을 알 수 있었다 또 이관규격이 맞지 않은 행정정보 데이터세트나 웹기록물은 표준기록관리시스템을 통한 . , 
이관이 불가하여 개선이 필요하며 체계적인 폐교기록물의 관리를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지방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 
설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개선방안 제안5. 

이상의 정보공개청구 결과와 심층면담 결과를 분석한 결과 폐교기록물 관리 지침의 부재로 인해 폐교기록물의 , 
체계적인 이관과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으며 지역별 기관별 편차가 크다는 점을 확인하였고 특히 웹기록물 행정박, , 
물 시청각기록물 등 특수한 유형의 기록물 등록 및 이관을 위한 일관된 지침이 없어 표준적인 이관과 관리가 어렵고, , 
문서고 규모와 시설이 미비하고 웹기록물 시청각기록물 등의 등록과 이관 시 표준기록관리시스템에 제한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다음에서는 이상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세 가지로 제시한다. . 

상세한 폐교기록물 관리 지침 제정 5.1 

현재 표준화된 별도의 폐교기록물 관리 지침은 없으며 담당자들은 법령과 국가기록원의 학교기록물 관리지침 
한시기관 폐지기관 기록물 관리 지침 등을 참고하여 폐교기록물 관련 업무에 활용하고 NAK 27:2021(v1.2), (2020) ․

있다 국가기록원의 학교기록물 관리지침 부산광역시교육청의 폐지기관 실무 매뉴얼 서울특별시강서양천교육. , , 「 」 「 」
지원청의 폐지학교 실무 추진 매뉴얼 은 국가기록원의 한시기관 폐지기관 기록물관리지침 에 비해 기록물의 유형·「 」 「 」
별 이관 방법 등이 빈약하다 예를 들면 한시기관 폐지기관 기록물관리지침 에는 웹기록물의 수집과 아카이빙 방식. ·「 」
과 행정정보 데이터세트의 관리 기준표 작성 보존기간 책정 이관 절차 등의 관리 방법이 자세히 수록되었지만 . , 
폐지학교 기록물 지침에는 그 내용이 부족하다 민보혜 의 연구에서 표준화된 지침 및 매뉴얼의 정비를 주장했. (2010)
지만 여전히 많은 법령과 지침이 혼용되고 있다 별도의 표준화된 폐교기록물 관리 지침을 개발하여 지역별 기관별 . 
폐교기록물 이관 및 관리의 격차를 해소할 수 있어야 한다. 

폐교기록물 관리지침 제정 시 고려해야 할 측면으로 첫째 폐교기록물 관리에 참고해야 할 법이 여러 곳에 있으므, 

지방기록물관리기관영구기록물관리기관이 설립되어 있고 경상남도교육청은 학교기록물의 역사성과 특수성 그리고 다른 행정체계 ( )

등으로 시도교육청 중 최초로 지방교육기록물관리기관영구기록물관리기관 설립을 추진하여 년 월에 개원할 예정이다홍정· ( ) 2024 12 (

명,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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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업무담당자의 업무 편의 제공과 혼란 방지를 위하여 폐교기록물 업무와 관련된 법을 체계적으로 종합한 지침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폐교기록물의 중요성과 유형별 특성 및 업무의 특성을 고려한 구체적인 이관 절차를 . , 
명시하고 교육 지원 청의 기록연구사 폐지학교의 기록물 담당자와 인수받을 통합학교 담당자 등 여러 이해관계자, ( ) , 
의 역할과 책임을 명시해야 한다 또한 전국 교육 지원 청에서 폐교기록물 이관과 관련하여 발생한 다양한 문제와 . , ( )
대응의 모범사례를 풍부하게 수집하여 함께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홈페이지 같은 웹기록물 이관에 대한 . 
명확한 지침이 부재한 상황에서 모든 화면을 화해서 보존하려 한 사례나 행정박물의 소유권 논쟁이나 시청각기록DB
물의 보존매체 선택과 집계 문제 등 유형별 기록물 이관 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이슈와 대응방안 등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공유된다면 폐교기록물 이관과 관리업무의 지역별 기관별 편차를 줄이고 일관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교육청은 지원청에서 관리하는 초중학교 폐지기록물 이관 현황을 통일된 양식으로 보고받아 관내 초 중 고등, · ·
학교 폐지기록물을 전체적으로 집계할 수 있어야 하며 일관적인 이관절차 진행과 향후 폐교기록물 관리를 위한 , 
실무협의체 폐교기록물을 대상으로 한 평가 폐기 및 관리 감독을 위한 심의위원회 등의 구성도 필요하다, · · .

전담부서 신설 및 인력 배치 5.2 

학령인구 감소로 폐지학교는 점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현재 폐교기록물을 관리할 전담부서와 충분한 인력
이 배치되지 않았다 통상 배치되는 인의 기록연구사가 관리해야 할 학교와 기록물의 숫자가 방대하여 업무부담이 . 1
과도하다 이남곤 폐교기록물이 관할 교육 지원 청으로 이관되면 그 기관의 기록연구사가 직접 개입하여 ( , 2020). ( )
폐교기록물을 이관하지만 폐교기록물이 통합 인근 학교로 이관될 경우 학교 간 업무로 간주하여 학교끼리 인계인수( )
를 하기 때문에 관할 기록관 교육 지원 청 에서 폐교기록물 이관현황 파악에 어려움이 있었다 기록연구사 역시 폐교( ( ) ) . 
기록물의 이관 문의에 일반적인 가이드라인 정도만을 제공하고 직접적이고 적극적인 개입은 어렵다고 답하였다. 

이상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폐교기록물 관리를 독립된 업무로 인식하고 명확하게 관리할 부서나 담당자를 
배치하는 것이 필요하다 전담부서 담당자는 폐교될 학교기록물의 생산자와 담당자의 폐교기록물의 인식 개선과 . 
체계적 이관절차 및 통합적 관리를 위한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중요 폐교기록물을 활용한 다양한 연구 교육, , , 
문화예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지방교육기록물관리기관 영구기록물관리기관 설립하여 . ( ) 
그동안 교육 지원 청의 문서고 공간 부족 문제로 수용하지 못했던 폐교기록물의 훼손이나 유실을 방지하고 지역 ( ) , 
내 모든 폐교의 기록물 이관과 관리 및 활용의 전단계를 관리감독할 수 있는 기능을 강화하여 일관적이고 체계적으
로 폐교기록물을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전산 시스템 개선  5.3 

시청각기록물 관리 시스템 개선➀ 

시청각기록물은 사진 필름부터 디지털까지 다양한 포맷으로 생산된다 사진과 영상 등은 그 당시 상황을 현장감 , . 
있는 전달할 수 있고 활발하게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권정아 이제혁 진승식 나 등의 보존, ( , , , 2011). CD DVD 
매체에 저장된 시청각기록물은 시스템에 등록하기 어렵고 이후의 현황 파악과 장기 보존 역시 어려워진다 따라서 . 
시청각기록물을 용이하게 등록 및 관리하는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며 특히 이미지 영상 등 다양한 형태로 제작되는, 
기록물을 관리할 대용량 스토리지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기록물의 대 속성인 진본성 신뢰성 무결성. 4 , , , 
이용가능성을 충족시킬 수 있는 시스템으로서 저작권자와 이용자 간의 권리와 책임을 명확히 하고 저작물의 사용 , 
조건과 범위를 규정해 접속자의 접근이 쉬우면서도 저작권을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이어야 한다 신동현 정세영( , , 
김선현, 2009). 

행정박물 관리 시스템 구축 ➁ 

행정박물은 크기 모양 재질 등 다양한 형상이다 보니 등록 및 관리 시스템 없이 별도 대장으로 관리되고 있다 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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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기록원 이렇게 종이나 전자기록 위주의 대장으로만 관리하면 행정박물과 관련된 문서와 연계 등록이 , 2021). , 
불가능하고 학교에서 직접 생산되지 않은 행정박물은 누락 가능성이 높다 나영선 왕영훈 양월운 현행 , ( , , , 2008). 
한시기관 폐지기관 기록물 관리지침 에는 표준기록관리시스템에 행정박물 관리 기능을 통해 관리하라고 안내하· ‘ ’ 「 」

고 있지만 학교기록물 관리 지침 에는 행정박물을 등록 및 관리 부분에 구체적인 설명과 지침이 존재하지 v.1.2「 」
않는다 따라서 표준기록관리시스템에 행정박물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능 탑재가 필요하며 유관 기록관리. , 
시스템 내에서 행정박물을 통합하여 전자 관리를 구축하는 방법 나영선 왕영훈 양월운 도 고려할 수 있다( , , , 2008) .

웹기록물 아카이브 구축 ➂ 

대표적인 웹기록물인 학교 홈페이지는 학교의 연혁 상징 교가 행사 사진 등 학교의 홍보를 위해 운영하지만 , , , 
폐교가 되면 홈페이지는 일정 유예 기간을 갖다가 결국에는 서버에서 삭제된다 학교기록물 관리 지침 에는 . (v1.2)「 」
웹기록물 용어와 관리 지침에 관한 설명이 없으므로 이를 보완하기 위해 한시기관 폐지기관 기록물 관리지침 에 ·「 」
따른 웹 크롤러(Web Crawler)5)를 사용하여 폐지가 예정된 학교 홈페이지를 온라인으로 원격 수집 행정안전부( . 
국가기록원 하는 방식을 참고할 수 있다 안용학 은 크롤링 서버의 데이터와 다중 원격지 데이터와의 , 2020) . (2022)
동일성을 유지와 신뢰성 확보 네트워크 과부하를 줄일 수 있는 실시간 웹 크롤링 기법을 제안하였다 이 방법으로 , . 
기존의 네트워크 트래픽 과부화를 줄여 데이터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었다 따라서 웹 크롤러 가 . (Web Crawler)
웹 페이지 링크 안에 포함된 텍스트 이미지 오디오 비디오 등의 다양한 자료를 포괄 수집하여 웹 아카이빙, , / 6)한다면 
체계적으로 수집 보존할 수 있게 된다, .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관리 절차 및 이관 시스템 구축➃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됐으나 현장은 그렇지 못한 실정이다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구조는 . 
행정정보시스템 데이터베이스 테이블 파일 행 레코드 필드 로 일반적인 전자문서 구조가 아니라 이재영 정연‘ - - ( )- ( )- ’ ( , 

경 기관의 업무 수행을 위해 지속적 사용되고 변화하는 동적인 상태이기 때문이다 변우영 임진희, 2021), ( , , 2022). 
따라서 표준기록물관리시스템 으로 이관하면 그 특성이 변할 수 있는 문제가 있다 국가기록원 행정정(RMS) ( , 2020). 
보 데이터세트 관리는 다른 기록물에 비해 더 복잡한 기술적인 측면과 협업이 필요하여 국가기록원에서 프로그램 
개발과 보완을 하고 있다 국가기록원 행정정보 데이터세트의 관리 기준에 따라 의미 있고 보존이 필요한 ( , 2020). , 
데이터세트는 관할 영구기록물 관리 기관과 협의하여 이관해야 하며 이때 국가기록원이 제공하는 SIARD_KR7) 이(
관도구 를 사용한다 하지만 변우영 임진희 는 이 행정정보 데이터세트의 동적인 특징을 반영하지 ) . , (2022) SIARD_KR
않아 중복 데이터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지적하며 행정정보 데이터 세트의 특성을 반영한 유연한 데이터세, 
트 식별단위 설정 중복데이터 제거 방향 룩앤필을 위한 서식 보존을 개선방안으로 제안하였다 년부터 국가기, , . 2020
록원은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종합관리시스템 체계 구축을 시작하여 년에는 운영 개시를 계획하고 있다 이 2023 . 
시스템이 진행되는 단계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수정 보완하고 처리과의 의견을 조회할 수 없는 폐교의 조건을 , 
고려하여 행정정보 데이터세트를 보존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

5) 웹 크롤러 웹 수집 로봇 컴퓨터 프로그램의 한 종류로서 인터넷 페이지를 분석하여 연결된 웹기록물을 찾아 자동으로  (Web Crawler): . 

수집하는 자동화된 로봇이다 웹 페이지 각 링크를 일일이 따라가 웹 페이지를 분석하고 그 안에 포함된 텍스트 수치 그림 멀티미디. , , , 

어 정보 등을 수집한다 국가기록원에서는 에서 제공하는 오픈소스 사용 중 행정. Internet Archive (http://www.archive.org) “Heritrix” . (

안전부 국가기록원 전게서. (2020). , 46.)
6) 웹 아카이빙 웹 크롤러 를 사용하여 의 일부 또는 전체를 수집하여 웹기록물 형태로  (Web Archiving): (Web Crawler) World Wide Web

저장한다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상게서 국립중앙박물관에서는 ( . (2020). , 44-46). OAIS(Online Arciving&Searching Internet Sources)

로 웹 아카이브를 하고 있다.
7) 스위스 연방 기록보존소에서 개발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컨텐츠 장기보존 기술인  SIRD_KR: SIRD(Software Independent Archival 

를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수정하여 만든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보존 도구이다변우영 임진희of Relational Databases) ( , (2022), 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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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6. 

우리나라에서 현재까지 폐교된 학교는 개교다 지방교육재정알리미 우리나라 인구 약 가 집중3,896 ( , 2022). 20%
된 서울에서조차 년 고등학교의 폐지가 예정되어있을 정도로 폐교의 발생은 전국적이고 지속적인 현상이 될 2024
것이다 그러나 폐교 부지나 시설 활용에 관한 연구와 폐지 대학 기록물 관리에 관한 연구에 비해 폐지된 학교기록물. 
에 관한 연구는 매우 저조하다 먼저 이 연구는 공공기록물법이 제정된 년 이후 폐교와 그 기록물 보존기간. , 1999 ( , 
유형별 이관장소 의 전국적 이관현황을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정량적으로 파악하고 이후 교육 지원 청의 기록연구사 , ) ( )

명에게 폐교기록물 지침 및 계획 폐교기록물 유형 폐교기록물 이관장소에 관한 심층면담 내용을 정성적으로 10 , , 
분석하여 종합한 결과 다음의 문제점을 파악하였다, . 

첫째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이 각각 고등학교와 초 중학교의 폐교기록물 이관과 관리를 분리하여 진행하고 있으며, · , 
본청에서 폐지된 초 중학교의 기록물 이관현황을 별도로 관리하지 않아 체계적인 폐교기록물 현황 파악이 불가하였·
고 보존기간 유형 이관장소 가지 유형으로 폐교기록물의 이관 현황을 파악한 결과 지역별 및 기관별로 현황 , , , 3 , 
파악의 통일성이 없고 집계 수준의 격차가 크다는 문제점을 확인하였다 둘째 년 이후 전국에서 폐지된 학교는 . , 1999
총 개이며 급별로는 초등학교 고등학교 중학교 순으로 파악되었고 지역별로는 경상북도 전라남도 강원도1,441 , , , , , , 
충청남도 전라북도 순으로 조사되었으며 보존기간별로는 모든 급별에서 보존기간 년 기록물이 가장 많고 보존기, , 5 , 
간 년에서 년 사이의 기록물 양이 년 이상 기록물의 양보다 월등하게 많다 유형별로는 전자기록물이 비전자1 10 30 . 
기록물의 양보다 많고 비전자기록물은 종이기록물 행정박물 시청각기록물 순으로 집계되며 행정박물과 시청각기, , , 
록물 웹기록물 등의 구체적인 이관 절차와 시스템이 구비되지 못했음을 파악하였다 또 전자기록물은 표준기록관리, . ,
시스템으로 비교적 쉽게 이관되는 데 비해 비전자기록물은 통합학교 지원청 교육청 등으로 분산되어 이관되며, , , , 
통합합교 이관 시 교육청 및 지원청의 기록연구사의 체계적인 관리와 감독이 원활하지 못함을 파악하였다 셋째. , 
물리적인 문서고 공간이 부족하고 적절한 시설 구축이 미비하였으며 웹기록물 행정정보데이터세트 시청각기록물 , , , 
등 특수한 유형의 기록물을 등록하고 이관하는 데 시스템적인 제한이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이상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폐교기록물 관리를 위한 상세한 . , 
별도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해당 지침은 다양한 폐교기록물관련 법률과 지침을 종합하여 일원화하고 폐교기록물의 . , 
유형별 업무별 특성을 고려한 구체적인 실무지침을 포함해야 하며 학교기록물 담당자와 기록연구사 등의 역할과 , 
책임을 명시하고 전국 교육 지원 청에서 수집된 폐교기록물 이관 및 관리와 관련한 다양한 사례와 이슈별 대응방안, ( )
의 모범예시가 함께 수록되어야 한다 또 교육청에서 지원청의 폐교기록물 이관현황을 파악하여 관내 모든 폐교기록. 
물 이관과 집계를 체계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지침을 포함해야 한다 둘째 전담부서와 인력을 배치하고 장기적으로 . ,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을 설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폐교기록물 이관과 관리를 독립되고 지속적인 업무로 인식하고 명. 
확하게 관리할 부서나 담당자를 지정하고 최종적으로는 지방교육기관의 영구기록물관리기관 설립이 필요하다 시간. 
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겠지만 궁극적으로는 관내에서 폐지된 모든 급별의 폐교기록물 중 년 이상의 보존기간을 30
갖는 모든 유형의 기록물을 안정적으로 이관할 수 있는 물리적인 공간확보와 적절한 환경을 갖춘 영구기록물관리기
관을 설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전산 시스템 개선이다 시청각기록물 행정박물 등록과 관리에 특화된 전산시스. , . , 
템으로 개선하고 웹기록물인 학교 홈페이지를 아카이빙하고 행정정보데이터세트를 이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논문은 연구 논의가 활발하지 않은 폐교기록물 이관과 관리를 주제로 하여 년 공공기록물법 제정 이후 1999
폐교기록물 현황을 전국 단위에서 조사하고자 한 최초의 연구라는 점에 의미가 있다 또 현장 기록연구사와의 심층. 
면담을 통해 폐교기록물 관리의 실무를 개선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법에 따라 . 
설립된 다양한 유형의 학교 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 모두를 포괄하지 못했으며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 , , ) , 
교육 지원 청에 데이터를 요청하였으나 교육청이 고등학교와 특수학교를 담당하고 지원청은 초등학교 중학교를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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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하는 방식으로 분리되고 통합 인근 학교 문서고로 이관된 폐교기록물 이관 및 현황목록 제출이 이루어지지 , ( )
않아 확인불가 미기입 정보부존재 등으로 처리된 정보가 많아 기록물 수량 중심의 현황파악이 제한적으로 이루어, , 
질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 폐교기록물로 남아있는 한시기록물에 대한 목록 분석을 통한 폐교기록물의 가치평가 보존, 
기간 만료 여부 보유현황 등을 함께 분석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폐교기록물의 보존기간별 대표적인 유형에 대한 , 
심층적인 분석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교육 지원 청이 폐교기록물을 체계적으로 인수하고 집계할 수 있는 절차와 . ( )
협업 방식이 마련되어야 전국 단위의 정확한 폐교기록물 현황 파악이 가능해지고 이에 기반해서 중요 폐교기록물의 , 
다양한 활용 재활용 방안이 연구될 수 있을 것이다 공공기록물인 유치원 초 중 고등학교 특수학교 각종 학교의 · . , · · , , 
기록물과 폐지학교의 기록물 관리 등 학교기록물 관리에 관한 후속연구가 더 활발하게 진행되고 폐교기록물의 , 
활용 및 서비스 폐교 위치와 공간을 기록화하는 등의 다양한 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다 이 연구가 폐교기록물 , . 
이관과 관리 및 활용의 기초자료로 사용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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