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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이 연구는 국내 동시대 미술작가들을 대상으로 개인기록의 생산 및 관리 현황을 조사하고 

이를 토대로 교육 등 작가들의 작품활동 기록화에 필요한 지원 방안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첫째 동시대 미술에서 작품활동 기록화의 중요성과 이를 위한 . , 

지원 동향을 문헌 연구를 통해 정리하였다 둘째 다양한 형식과 매체를 활용하는 동시대 . , 

미술작가 명에 대한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인터뷰를 통해 작품활동 과정별로 기록 생산 6 . 

현황을 조사하였고 기록유형별로 관리실태를 조사하였다 셋째 조사 내용에 대한 분석을 , . , 

토대로 작가 미술관 아키비스트 등이 작품 기록화를 위하여 협력 지원해야 할 사항을 , , , 

제안하였다 지원 영역은 교육프로그램의 제공 미술관의 작품활동 기록화 기록화를 . , , 

위한 도구 개발 및 지원으로 구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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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study aims to investigate the production and management of contemporary Korean 

artists' personal records and propose support measures necessary for documenting their 

work activities, such as educational programs. First, through a literature review, the 

importance of documenting contemporary artists' work activities and the support program 

documentation are analyzed. Second, through interviews with six contemporary artists 

using various formats and media, records production by artistic process and management 

by documentation type are investigated. Third, based on the investigation analysis, 

the cooperation and support plan to be cooperated by art museums, archivists, and 

other record professionals for the artwork documentation is recommended. 

Areas of support are divided into educational program provision, museum artistic activity 

documentation, and documentation tools development and sup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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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1. 

연구의 목적 1.1 

동시대 미술작가의 개인기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동시대 미술의 특성상 작가가 작품을 구상하고 제작. 

하는 과정에서 생산하는 기록들은 그 작품을 이해하고 더 나아가 작품을 전시하고 보존하는 데에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전통적인 회화나 조각작품과 달리 동시대 미술작품에서는 설치 퍼포먼스 해프닝 디지털 매체 등 다양. , , , 

한 형식의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결합되고 작품의 재현이 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작가의 의도에 , . 

맞게 전시와 보존이 이루어지려면 이를 위한 충분한 기록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러한 기록의 생산과 관리는 전적으로 작가의 개인적 영역에 속해 있다 예술작품의 관리 권한이 일차. 

적으로는 작가에게 있지만 한 시대의 예술작품을 동시대인들이 충분히 향유하고 이를 보존하여 후대에 물려주기 , 

위해 사회적 지원이 강구되어야 한다 기록도 마찬가지다 작가들이 작품활동과 관련하여 기록을 적절히 생산하고 . . 

보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나 사업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미술관이 전시하거나 구입하는 작품이라면 . 

작가로부터 관련 기록이나 자료를 함께 이관받겠지만 그 외의 작품에 대해서는 온전히 작가가 기록을 생산 관리해, 

야 한다 어떤 경우라도 작품활동에 관한 기록은 작가의 개인적 관리 영역에서 출발할 수밖에 없다. .

과거에는 편지 원고 사진 등과 같이 아날로그 형태의 기록을 주로 생산하던 미술작가들이 오늘날에는 다양한 , ,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이용하거나 등 콘텐츠 플랫폼 환경에서 기록을 생산한다 이렇게 생산된 디지털기록SNS . 

은 기술이나 매체의 빠른 노후화로 장기 보존에 취약하다는 문제가 있다 또한 매체만 안전하게 보존하면 되는 . 

종이 기록과 달리 디지털기록은 구조와 내용 맥락이 모두 독립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이러한 요소들을 결합하여 , 

관리해야 기록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 작품활동 과정에서 생산되는 기록의 중요성과 관리의 어려움에도 불구하. 

고 아직은 작가 개인의 노력에만 의존하여 남겨진 기록을 확인할 수밖에 없다 작가 사후에 기록의 부재는 동시대 . 

미술작품의 보존에 더욱 심각한 문제를 가져올 것이다. 

해외 미술계가 작품 보존에 필요한 기록의 생산과 관리에 관심을 기울이게 된 것은 세기 이후 뉴미디어아트 20

작품이 대거 등장하면서부터이다 이들은 뉴미디어아트 작품을 보존하기 위한 정보관리와 기록화에 주목하였다. . 

그 과정에서 창작 주체인 미술작가가 작품의 구상에서 전시에 이르는 과정까지 생산하는 개인기록이 작품의 재현

에 필수적이라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필요성에 근거하여 해외의 미술기록관 에(Marcal, 2019). (art archives)

서는 디지털 환경에서 새롭게 등장한 미술작가 개인기록 보존을 위해 하드디스크나 이메일과 같은 디지털 기록을 

수집하거나 미술작가의 기록화 과정에 아키비스트를 투입하는 등의 방법을 모색하였다(Gill, 2016). 

그러나 물리적 공간과 예산 등 자원의 한계로 미술기록관은 기관의 목표에 맞는 미술작가의 기록을 우선 수집하

므로 모든 미술작가의 기록을 수집할 수 없다 또한 디지털 기록은 생산과 동시에 소멸의 위험에 놓이므로 작가가 . 

생산하는 단계에서부터 관리하지 않으면 장기적인 보존이 어려워진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미국이나 유럽에. 

서는 미술작가 스스로 개인기록을 보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교육에 주목하기 시작하였다 개인기록 관리의 주체. 

가 개인이지만 기록관리의 필요성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고 전문적인 관리 방안을 모르는 개인이 이를 혼자 , 

담당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이다 교육을 통해 작품을 이해하고 지속적으로 작품을 재현하는 데 필수적인 미술작가 . 

개인기록의 보존을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작품을 소장하고 있거나 전시하는 미술관의 아키비스트가 작품. 

활동 혹은 작품 기록화를 지원하거나 추진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기록화 지원을 위해서는 먼저 미술작가들이 현재 작품활동 과정에서 어떤 기록을 생산하고 어떻게 관리, 

하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기록관리에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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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동시대 미술작가들을 대상으로 기록의 생산 현황을 활동 맥락과 연계하여 조사하고 생산된 기록의 관리 , 

실태를 확인하여 이를 토대로 교육 등 작가들의 작품활동 기록화에 필요한 지원 방안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연구의 방법과 범위1.2 

개인기록은 개인이 일상생활이나 사회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생산하거나 수집하는 모든 기록을 포괄하지만 이 , 

연구에서는 미술작가의 개인기록 전반이 아니라 작품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생산 관리하는 기록으로 한정하였다· . 

또한 다양한 매체와 기술을 사용하여 작품 노후화의 위험이 크고 다양한 형식과 매체를 활용하는 동시대 미술작가

의 기록에 초점을 맞추어 조사하였다 미술작가 전반을 포괄하고 있지 않다는 한계가 있지만 작품특성상 기록관리. 

가 시급하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는 작지 않다고 본다.

작품활동 과정에서의 기록 생산 및 관리 현황을 조사하기 위하여 미술작가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인터뷰 대상 . 

선정을 위해 작품활동 과정에서 아날로그와 디지털기록을 생산 관리하고 있고 작품 보존이 어려운 복합적 , 1) · , 2) 

매체와 형식을 활용하는 작가집단을 설정한 후 국내 미술관 학예연구사 명에게 여기에 적합한 동시대 미술작가, 7

를 추천받았다 이들을 섭외하기 위해 이메일로 연구 목적을 설명하고 참여 의사를 밝힌 미술작가에게 연구 참여 . 

동의서 예상 질문지를 제공했다 최종 명의 미술작가를 대상으로 년 월 일부터 월 일까지 화상전화, . 6 2022 5 11 5 17

로 반구조화 형식의 인터뷰를 진행했다 인터뷰를 통해 국내 미술작가 개인기록의 생산 및 관리 현황을 파악하였. 

다 초기에는 명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하려 했으나 새로운 내용이 수집되지 않는 내용 포화. 7 , (data saturation)

에 도달하여 명을 끝으로 중단했다 인터뷰 참여자의 인적 사항과 인터뷰 일시 방법 시간은 표 과 같다6 . , , < 1> .

참여자 주로 사용하는 매체 작업 경력 날짜 방법 시간

미술작가 A 설치 영상, 년20 2022. 05. 11. 화상전화 약 분80

미술작가 B 설치 조각, 년7 2022. 05. 13. 화상전화 약 분45

미술작가 C 설치 영상 퍼포먼스, , 년15 2022. 05. 13. 화상전화 약 분60

미술작가 D 설치 영상 퍼포먼스, , 년6 2022. 05. 16. 화상전화 약 분100

미술작가 E 설치 영상 퍼포먼스, , 년7 2022. 05. 17. 화상전화 약 분85

미술작가 F 설치 영상, 년5 2022. 05. 17. 화상전화 약 분70

표 참여자별 인터뷰 일시 및 방법 < 1> 

 

인터뷰를 통해 이들의 작품활동 과정을 단계로 구분하고 단계별로 개인기록 생산 현황을 조사하였다 또한 5 , . 

기록유형별로 관리 및 보존현황을 조사하였다 조사 내용을 토대로 작품을 소장하거나 전시하는 미술관 그리고 . , 

미술계나 기록관리계 교육계가 작품 기록화를 위하여 지원해야 할 사항을 도출하였다 면담에 참여한 작가들이 , . 

우리나라 동시대 미술작가를 대표한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이들의 개인기록 생산 및 양상에 대한 탐색적 연구는 , 

향후 보다 분석적인 연구에 밑거름이 될 것이다. 

선행연구 분석1.3. 

선행연구는 미술작가의 개인기록 관리 미술작가 기록관리를 위한 아키비스트와의 협력 디지털 개인기록의 , , 

보존 및 이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연구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미술작가의 기록관리에 관한 연구로 정공주. 

이정민 장지영 의 연구가 있다 정공주 는 미술작가의 개인기록이 아트 아카이브의 (2013), (2017), (2017) .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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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가 된다는 관점에서 미술작가의 개인기록 관리에 대한 국내외 사례를 조사하여 컬렉션의 구성 및 기술 요소를 

분석하였다 미술작가에 관한 기록을 총체적으로 수집 관리하고 미술작가의 생애와 이력 사항이 기록과 함께 기. · , 

술 관리할 것을 강조하였다 이정민 은 현대미술작가의 기록이 쉽게 소실될 수 있는 상황을 지적하며 미술· . (2017)

작가 스스로 개인기록이 중요함을 인식하고 각자의 방식으로 기록을 관리하는 셀프 아카이빙 방안을 제안하였다. 

장지영 은 미술작가 기록에 대해 미술작가가 생산하거나 수집한 기록으로 정의한 뒤 미술작가 기록이 생산(2017) , 

되고 활용되는 맥락을 미술작가 명을 심층 인터뷰하여 파악하였다 또한 시대의 흐름에 따라 미술작가의 기록 10 . 

생산 도구와 기록 활용 공간이 디지털로 변화하였음을 발견하고 이를 위한 참여형 아카이빙 플랫폼 개발을 제안하

였다.

미술작가의 개인기록 관리를 위하여 아키비스트와 협력을 강조한 연구로 과 이 있다Gill(2016) Lyon(2020) . 

은 미술작가의 기록이 미술작가의 영감 작업방식 등을 보여주는 주요한 자원이라고 설명하였다 오늘Gill(2016) , . 

날 이메일과 전자파일과 같은 태생적 디지털 기록의 급증이 기록화 수집 이용가능성에 위험을 초래한다고 보고 , , 

미술작가와 아키비스트가 협업하는 새로운 기록화 전략 개발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은 웹에 구현. Lyon(2020)

된 미술작가 아카이브인 아시아 아트 아카이브 러시아 미술 아카이브 네트워크(Asia Art Archive), (Russian Art 

아티스트 아카이브 이니셔니브 미국 미술 아카이브 Archive Network), (the Artist Archive Initiative), (Archives 

를 분석하였다 각 사례별로 디지털화된 미술작가 아카이브의 특성과 위험 요소 디지털화 동기of American Art) . , 

와 개념 작가 아카이브의 발전이 예술과 인문학 영역에 끼친 영향 등을 분석한 결과 기관의 독자적인 수집 관리보, 

다는 미술작가에게 디지털 아카이브에 대한 접근 권한을 적극적으로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다 미술작. 

가와 아키비스트와 함께 협력해야 신뢰성 있는 기록이 획득될 수 있다고 보고 양자의 협업을 제안하였다.

디지털 개인기록 보존에 관한 연구로는 등이 있다 는 작가 출판Jaillant(2019), Marshall(2018) . Jaillant(2019)

업자의 이메일 기록을 수집하여 보존하고 있는 문학계 아카이브의 사례들을 살펴보고 보존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

였다 이때 기증자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여 이메일 계정은 물론 소셜 미디어와 같이 다양한 플랫폼에 흩어져 . 

있는 디지털 기록을 확인하여 보존할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향후 기록관리전문가가 태생적 디지털 기록을 다룰 . 

수 있도록 대학원 교육과정에 데이터 큐레이션 교육을 추가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은 많은 사람. Marshall(2018)

들이 대부분 가지고 있는 가족 스냅샷 비디오 편지 법률문서와 웹 기사 블로그 웹 기반 포트폴리오 팟캐스트, , , , , , , 

다양한 플랫폼의 소셜 미디어 피드 이메일 등 다양한 디지털 개인기록의 관리 방안을 제시하여 개인이 스스로 , , 

디지털 개인기록을 보존할 수 있는 지침을 제공하였다. 

디지털 개인기록 보존을 위한 교육에 관한 연구로는 김슬기 와 의 연구를 들 수 있다 김슬(2015) Cianci(2017) . 

기 는 디지털 개인기록의 생산 및 관리현황 조사 및 관련 지침 분석을 토대로 학부생에게 적합한 디지털 (2015)

개인기록 보존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는 호주의 빅토리아폴리텍 시각예술학위과정 전공생을 . Cianci(2017)

대상으로 한 보존전략 수업의 내용과 성과를 설명하였다 수업을 통해서 작품과 제작 방법의 기록화 과정이 새로운 . 

작품을 창작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증명하였다 강의와 더불어 지속적인 토론을 통해 보존 대상의 선별. , 

암호화 손실 가능성과 장기 보존 전략 등을 가르치고 각자의 의견을 정리하도록 하였다, . 

이러한 연구들은 미술작가의 개인기록관리 및 작품활동 기록화와 관련하여 많은 시사점을 준다 작품활동 기록. 

화를 위하여 아키비스트와의 협력 개인기록관리 교육프로그램 및 지침 개발이 중시되고 있고 국내 연구 장지영, , ( , 

에서는 미술작가가 직접 참여하는 아카이빙 플랫폼이 제안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동시대 미술작가에 초점을 2017) . 

맞추어 이들이 작품활동 과정에서 어떤 기록을 생산하고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에 대한 실증 조사를 토대로 

지원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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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 작품활동 기록화의 중요성과 지원 동향2. 

동시대 미술의 특징과 작품활동 기록의 중요성2.1 

동시대 미술은 모던 아트나 포스트모던 아트와 구분하여 가장 최근의 이른바 당대의 미술을 지칭하기 위한 “ ”, “ ” 

용어다 장선희 이러한 동시대 미술은 년대의 네트워크 정보기술의 발전 세계화의 흐름 탈냉전( , 2023, 149). 1990 , , 

화와 같은 사회사적 변화를 배경으로 시작되었는데 정연심 이러한 변화가 미술에도 강력한 영향을 ( , 2023, 103), 

미친 것이다. 

그러나 동시대 미술은 단지 연대기적 특성만으로 규정되지는 않는다 다양한 논의가 있지만 여러 학자들의 동의. 

하는 특징으로 동시대 미술이 다중적 시간성의 공존이라는 속성에 주목한다 김수정 장선희‘ ’ ( , 2020, 212; , 2023, 

동시대 미술에서 기존의 이질적 요소들을 새로운 질서로 재배치하는 미술 형식을 강조 하는 것은 바로 151). “ ”

다중적 시간성의 공존과 관련된다는 것이다 장선희 동시대 미술에서 주류 형식으로 자리 잡은 ‘ ’ ( , 2023, 154). 

설치 는 이러한 재배치를 위한 형식으로 이질적인 요소들이 특정 맥락에서 순환되는 설치는 우리의 (installation) , “

기억 역사 내러티브를 새로운 질서로 재배치 한다 장선희 이는 서로 다른 지역에서 혹은 서로 , , ” ( , 2023, 152). , 

다른 시대에 사는 사람들의 서로 다른 시간성이 공존하는 방식이다 년대에 한국 미술에서 아카이브 형식의 . 2010

이야기 구성을 적용한 작품이 많아진 것도 시간에 대한 동시대 미술의 관점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과거 현. “ -

재 미래가 시차를 두고 존재하는 선형적 시간성을 거부하고 다중적인 시간의 축적을 아카이브 형식을 빌려 보여-

주는 것이다 정연심( , 2023, 105-106). 

동시대 미술작가들은 동시대성을 구현하기 위하여 회화나 사진 조각 드로잉 공예 같은 기존 매체를 새로운 , , , 

방식으로 실험하고 또한 필름이나 비디오 오디오 설치 퍼포먼스 텍스트 컴퓨터 같은 새로운 매체를 일상적으, , , , , , 

로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동시대 미술에서는 하나의 매체나 형식을 사용하지 않고 여러 개의 매체나 형식을 . 

섞어서 사용하거나 음악 연극 무용 등의 영역까지 결합하여 그 범위를 확장하고 있다, , . 

이렇게 미술의 경계를 넘나들고 영역을 확장하는 작업 활동은 작품 보존에 새로운 문제를 가져왔다 정적인 . 

매체를 안전한 공간에 배치하고 온 습도를 조절하던 지금까지의 보존전략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았다 수 세기 · . 

동안 작품을 보존할 수 있었던 미술관이 이제는 반세기가 지나기도 전에 손상되고 있는 동시대 미술작품을 바라보

아야 했다 이러한 문제를 경험한 미술관들이 먼저 공동 연구를 시작했으며 매체의 . (Wharton, 2005, 164 178), –

보존을 위한 연구들도 이루어졌다(Marcal, 2019). 

작품 보존에 위기감은 안겨준 뉴미디어아트의 경우 초기에는 시간예술에 주목한 비디오 기술에서 시작하였으, 

나 디지털 기술이 적용되면서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양상의 작품이 등장하게 되었다(Robertson & McDaniel, 

이처럼 나날이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은 동시대 미술에도 영향을 미쳐 예측할 수 없는 다양하고 새로운 2009). 

기술들이 작품에 사용되고 있다 새롭게 사용된 매체와 기술은 시간이 흐를수록 새롭지 않게 되며 노후화가 진행되. 

었다 어떤 매체와 기술을 사용했는지를 식별할 수 있는 과거의 작품들과 달리 디지털 매체나 기술을 사용한 경우 . 

이를 확인하기도 어렵다 이 때문에 작품의 보존이 어려워지면서 해외의 미술작가 보존 전문가 큐레이터 기록관. , , , 

리 전문가 등 다양한 전문가들이 모여 대책을 논의하기 시작하였다 이셋별 임은정( , 2017, 1-12; , 2007, 4-7). 

논의과정에서 작품에 대한 미술작가의 의견이나 개입이 보존에 주요한 요소로 떠올랐으며 특히 분야를 넘나들면, 

서 다양한 전문가와 협력하는 동시대 미술의 경우 미술작가의 작품활동 기록이 보존전략의 핵심으로 주목받게 

되었다(Lafaille, [n.d.]). 

미술계에서는 예측할 수 없는 다양하고 새로운 매체와 기술 때로는 다양한 행위로 구성된 동시대 미술작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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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하기 위해 작업 활동에 대한 기록화가 필요하고 미술작가의 제작 의도와 작품에 대한 설명 사용한 매체와 , , 

기술에 대한 정보 설치와 구현 방법 작품의 상태 등의 기록 등이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게 되었다 이셋별, , ( , 2017, 

임은정 이처럼 작업 활동에 대한 작가의 기록이 작품의 보존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로 38-39; , 2007, 19-22). 

부상하게 된 것이다 국내에서도 국립현대미술관에 소장된 백남준의 다다익선 보존을 기점으로 . < >(1988) 2010

년대부터 뉴미디어아트 보존에 관한 연구 김겸 장엽 가 시작되었고 현대미술 작품 보존을 위하여 ( , 2010; , 2012) , 

작가의 개입과 작가의 기록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권인철 권희홍 김은진( , , 2017; , 2016).

작품의 개념과 의도 작품에 적용된 기술과 매체 구성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는 기록이 남겨지지 않는다면 , 

작품을 구현하고 보존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무수한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또한 찾아낸 방법이 올바른 것인지 . 

확신할 수도 없다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후대에 마주하는 작품이 과연 그 작가의 그 작품을 제대로 재현했는지. ‘ ’

조차 장담할 수 없게 될지도 모른다 이처럼 시간이 흐름에 따라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노후화에서 작품은 자유로울 . 

수 없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생산 과정에 대한 맥락이 담긴 미술작가 개인기록은 작품을 보존하는 방법의 일환이. 

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남겨질 필요가 있다.

작품활동 기록화를 위한 지원 동향 2.2 

전통적인 회화나 조각과 달리 다양한 매체 심지어 퍼포먼스를 포함하는 작품이 대거 등장하면서 작품의 보존이 , 

큰 이슈로 등장했으며 이를 위한 다양한 연구와 지원활동이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영국의 테이트 미술관에서는 , . 

년대부터 비디오 설치 작품의 수명과 보존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별도의 부서인 뉴미디어 1990 ‘

아트 보존 독립 부서 를 신설하기도 했다 로렌(Development of Timebased Media Conservation)’ (Marcal, 2019; 

슨, 2012).

새로운 형식과 매체를 적용하는 동시대미술 작품의 보존과 관련된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가변적 미디‘

어 네트워크 도캄연구협회 미디어아트의 문제(Variable Media Network), (DOCAM Research Alliance), (Matters 

등과 같은 연구그룹을 결성하고 관련 연구내용을 공유하는 작업도 이루어지고 있다 이셋별in Media Art)’ ( , 

이 세 개 그룹에서는 작품 보존의 핵심 요소를 기술적 보존전략과 기록관리로 보고 매체의 특성을 정확하2017). , 

게 파악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았다 아울러 작가의 기록 특히 작품활동 과정에서 생산되는 기록을 관리해야 하며 . , 

이를 위해 작가와 협력할 것 등을 강조한다 이셋별 임은정 다양한 매체와 형식을 복합적으로 활용( , 2017; , 2007). 

하는 동시대 미술작품의 보존을 위한 기록화를 지원하는 활동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가장 두드러진 활동은 작가들이 개인기록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단기 교육이나 워크숍을 제공하는 것이, 

다 미술관에서 작품을 수집하기 전까지는 전적으로 작가의 관리 아래에 있으므로 작품 보존을 위해서는 작가의 . 

개인적인 노력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작가의 이러한 노력을 지원할 워크숍 및 도구 개발이 기관의 역할이라고 . 

보았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작가의 작품활동 기록화를 지원하는 워크숍이 미국 노스캐롤라이나대(Post, 2017). 

학교 년 각 회 실시 와 예일대학교 예술도서관 년 실시 등에서 진행되었다 이 교육프로그램(2015, 2016 1 ) (2022 ) . 

들은 모두 개인기록 관리에 초점을 두고 있다(Artists’ Studio ARCHIVES, 2015; 2016; Gendron, 2022; Wang, 

우리나라에서는 년 월 아르코예술기록원이 다양한 오류로 디지털 파일을 저장하지 못하거나 시간2022). 2023 10

이 흘러 다시 이용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신진예술가들을 위하여 아카이빙 역량 강화 워크숍을 진행하였다. 

총 회에 걸쳐 아카이빙에 대한 예술가의 인식 창작 활동에서 아카이빙의 중요성 아카이브를 활용한 창작 기록2 , , , 

관리 방법 등을 배우고 작가 자신만의 아카이빙 방법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한 바 있다 아르코예술기록원( ,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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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미술대학과 같은 교육기관이 예술기록 생산과 관리에 대한 과목을 공식적으로 개설하는 것이다 호주 , . 

빅토리아폴리텍에서는 시각예술 학위과정의 필수과목 중 하나로 맥락과 문화 과목이 학‘ (Culture and Context)’ 1

기 동안 진행되었다 예술기록관리에 대한 기술적인 내용 습득뿐 아니라 예술경력 초기 단계부터 (Cianci, 2017). 

작품활동과 관련된 기록을 관리하는 습관을 갖고 그러한 기록이 창작뿐만 아니라 전시 홍보 작품의 보존을 넘어 , , 

개인의 정체성 형성에도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인식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셋째 동시대 미술작품을 소장하거나 전시하는 미술관이 작가와 협력하여 작품 보존에 필요한 다양한 기록을 , 

수집하는 것이다 미술관 아키비스트가 작가로부터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토대로 작품에 대한 상세한 설명서를 . , 

제작하여 작품 보존에 필수적인 요소들을 확인하는 것이다 이를 토대로 작품 인벤토리 작성이나 보존 작품 생산 . , 

등에 필요한 도구 개발을 지원할 수도 있다. 

넷째 미술관 혹은 미술관 아카이브가 직접 기록화를 실시하는 것이다 미술관에서 작가들의 작품 및 작품활동, . 

에 관한 내용을 중심으로 구술을 실시하고 이를 통해 작품의 개념 그리고 작품 보존에 필요한 정보들을 확보할 , 

수 있다 또한 미술관이 작품의 설치와 해체과정을 영상으로 제작하기도 한다 가령 부산현대미술관에서는 다양한 . . , 

매체와 기술이 적용되는 작품들의 설치와 해체과정에 관한 영상기록을 아키비스트의 일상적 업무로 생산하고 

있다.

동시대 미술작가의 개인기록 생산 및  관리 현황   3. 

장에서 밝힌 인터뷰의 목적 및 방법에 따라 미술작가의 작업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각 과정에서 어떤 1 , 

유형의 개인기록을 생산하는지를 조사하였다 이를 위하여 먼저 동시대 미술작가들이 어떤 과정을 거쳐 작품활동. 

을 하는지 조사하였고 이를 통해 도출된 범주별로 기록의 생산 현황을 살펴보았다, .

작품활동의 범주화3.1 

미술작가의 작업 과정을 작품의 구상부터 완성까지로 보고 어떤 활동으로 이루어지는지 살펴보았다 미술작가. 

의 작업 과정은 작업의 주요 개념을 설정하기 위해 다양한 자료와 경험에서 아이디어를 얻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렇게 주요 개념을 설정하고 나면 이를 시각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적합한 재료와 도구를 찾는 . 

데 시간을 들였다 그리고 원하는 결과물이 나올 때까지 작업을 반복한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작품의 윤곽이 . . 

두드러지면 이를 관람객에게 보여줄 방법에 대해 고민하였다. 

일단은 주제나 이런 것들을 선정해서 하나의 테마를 정하고 개념이 확립되면 작업을 쭉 진행해 나가는 형식이거든요 관객“ .… …

들에게 보여줄 동선이나 내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그들이 어떻게 하면 이해할 수 있을지 고려해서 비주얼라이징을 

하죠 작품의 재료나 필요한 프로그램 매체 인력 전시 공간 등 다양한 것들을 파악해서 리서치하고 다시 작업하고 , , , … …

그런 식으로 가는 거죠 미술작가 .” ( A)

보통은 아이디어 내지는 주제와 관련된 넓은 의미에서 먼저 생각하고 퍼포먼스에 사용할 사물을 먼저 제작하고 다양한 “ … …

방법으로 재료를 먼저 수집하고 사물을 제작하는 동안 이걸 가지고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를 계속해서 고려하고 어느 … …

정도 사물이 나왔다는 생각이 들면 제 몸과 사물의 연계성을 실험하는 과정인 이 움직임들을 카메라에 담아요 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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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부터 본격적으로 스크립트를 쓰고 내용과 몸이 어떻게 만날 수 있을지를 실험하고 또 영상으로 찍고 이 과정을 , …

계속해서 반복하죠 이렇게 반복과 수정을 거쳐 작품이 완성되죠 미술작가 . .” ( D)

일단 키워드를 먼저 뽑고 리서치하며 내러티브를 만들어가는 스크립트를 작성하고 촬영을 하거나 특정 순간을 기록해야“ , …

겠다는 생각이 들 때는 촬영을 먼저 하고 스크립트를 작성해요 스크립트 작성과 촬영은 상황에 따라서 순서가 달라지는데. , 

거의 영상이 먼저고 다음에 내러티브를 만드는 최종 영상물이나 입체물이 완성되면 공간 안에서 어떻게 설치할지 보고 ” … …

미술작가 ( E)

표현하고 싶은 주제를 정하고 여기에 대해 계속 생각해요 단어 메모에서 시작해서 마지막엔 문장으로 정리해요“ , . , . 

문장으로 정리한 다음에는 간단한 스케치를 진행하고 내용을 덧붙여가면서 시각화하기 위해 구체적인 작업안을 만들어요, . 

전시될 공간과 상황 등 여러 가지를 생각하며 구체적인 작업물을 제작해요 최종 작업내용과 작업물이 나올 때까지 . 

이 과정을 계속 반복 수정해요 미술작가 , .” ( F)

인터뷰를 진행한 결과 미술작가의 작업 과정은 작품의 구상부터 완성까지 수많은 반복을 거쳐 이루어지지만, 

이를 유사한 과정끼리 묶는다면 다음과 같다 작품 창작을 위해 아이디어를 구상하는 과정 작품과 작품을 . 1) , 2) 

구성하는 재료 도구 등을 제작하고 실험하는 과정 물리적인 공간에서 작품을 구현하는 과정으로 구분할 수 , , 3) 

있다 는 뉴미디어아트 작품의 보존을 고려할 때 작품활동을 크게 기획 개발 실행 이용자 상호작용. Post(2017) “ , , , , 

작가와 공동 협력자의 역할 로 구분하였고 각 활동별 기록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구분을 토대로 이 연구에서는 ” . 

앞의 세 과정에 작품의 감상 과정을 포함하였다 동시대 미술에서는 관객의 소통과 참여를 중시하는 작품이 4) . 

많고 관객의 참여로 작품이 완성되기도 한다 동시대 미술작품은 하나의 정적 재현물이 아니라 다양한 요소들이 . 

복합적으로 상호작용한 결과이기에 관람객의 작품 감상 과정 또한 기록화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완성된 ‘ ’ . 5) 

작품 자체에 대한 기록화가 포함될 수 있다 다음 절에서는 이러한 개 과정별로 기록의 생산 및 관리 현황을 . 5

분석하였다. 

작품활동 단계별 기록 생산의 특징3.2 

위에서 제시한 작업 과정에서 미술작가가 생산하는 기록의 유형과 목적을 함께 조사하여 단계별로 기록을 생산

하는 맥락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또한 이렇게 생산된 기록의 특징과 관리 현황도 조사하였다. . 

작품 창작을 위해 아이디어를 구상하는 과정3.2.1 

미술작가는 본격적인 창작에 앞서 떠오르는 생각을 기록하고 작품의 주요 개념이 되는 아이디어를 찾고 확립하

기 위해 간단한 메모와 문서 스케치 드로잉 사진 영상 등 다양한 유형의 기록을 아날로그와 디지털로 생산하고 , , , , 

있었다 이 과정에서 생산되는 주된 형식은 텍스트형 기록이었는데 간단한 메모와 같은 짧은 글의 경우 일부는 . , 

종이를 사용하는 편이었고 미술작가 문서와 같은 긴 글의 경우에는 모두 전자기기를 사용하였다 또한 ( B, D), . 

공유의 편리함 때문에 구글 독스 를 사용하여 온라인에서 문서를 생산하기도 하였다 미술작가 (Google Docs) ( C). 

스케치나 드로잉을 생산하는 경우도 있었다 미술 도구가 주는 느낌을 선호하거나 이 과정에서 생각을 정리하는 . 

습관으로 종이에 기록해 아날로그로 생산하고 미술작가 이 기록 중에서 본인이 중요하다고 여기는 기록은 ( D,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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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어 디지털로 생산하기도 하였다 미술작가 또한 문서에 바로 붙여서 사용할 수 ( B). 

있는 편리함 때문에 스케치나 드로잉을 디지털로 생산하기도 하였다 미술작가 이와 다르게 글을 남기는 것을 ( C). 

선호하거나 작업 시간의 부족 등을 이유로 스케치나 드로잉을 생산하지 않기도 했다 미술작가 이외에도 ( A, F). 

영감을 얻은 그 순간을 바로 포착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휴대폰을 사용하여 사진과 영상을 남기기도 하였다 미(

술작가 미술작가 모두는 작품의 주요 개념에 대한 글이 없으면 작업을 시작하는 게 어렵다고 느낄 정도로 E). 

이 기록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었다 그 결과 해당 과정에서 작품을 보존하는 데 필요한 기록이 자연스럽게 생산되. 

고 있었다. 

미술작가는 본격적으로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영감을 주는 요소를 기억하거나 작품의 주요 개념이 되는 생각을 

정리하고 확립하기 위하여 다양한 유형의 기록을 생산하고 있었다 이 과정에서 메모와 짧은 글 긴 문서 스케치. , , , 

드로잉 사진 영상 등이 아날로그와 디지털로 생산되었다 또한 미술작가들은 이러한 기록 없이는 작업 진행이 , , . 

어렵다고 느낄 정도로 중요하게 여기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기록이 작품의 제작은 물론 보존을 위해서도 중요하. 

다고 생각하는 데에는 미치지 않고 있었다.

작품과 작품을 구성하는 재료 도구 등을 제작하고 실험하는 과정3.2.2  , 

미술작가는 이 과정에서 본인이 원하는 결과물을 얻을 때까지 무수한 반복을 통해 필요한 재료와 도구를 제작하

고 실험한다 미술작가들은 이 과정에서 일어나는 작업의 변화와 그에 따른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기록하고 있었. 

다 작품의 주요 개념을 시각화하기 위해 미술작가는 자신에게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면서 간단한 메모와 글을 . 

생산하고 있었다 또한 시각화를 탐구하는 과정에서 스케치와 드로잉 등을 생산하였고 아날로그와 디지털 형식의 . 

기록으로 남겨졌다 미술작가 이처럼 미술작가들은 스케치와 드로잉을 통해 충분한 실험을 거친 뒤 실제로 ( B, F). 

제작하고 있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오브제 프로토 타입 몰드와 같이 아날로그 형태의 자료가 만들어지기도 하며. , , 

미술작가 이를 다시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어 디지털로 생산하기도 했다 미술작가 영상의 경우 ( D, E, B), ( B). 

편집 프로그램을 통해 여러 가지 버전의 작품을 생산하기도 하였다 미술작가 미술작가가 사용하는 매체 형식( E). 

에 따라 시각화 과정에서 퍼포먼스를 위한 무보 대본 등과 같은 기록을 디지털로 생산하기도 했는데 디지털로 , , 

생산한 기록을 프린트하여 펜으로 수정하고 이를 반영해 다시 디지털로 생산하였다 미술작가 ( D, E). 

미술작가는 작품 또는 그 일부를 구성하는 재료나 도구를 제작하기 위해 다른 분야의 전문가와 협업하여 기술적

인 도움을 받는 경우가 있었다 이 과정에 작품의 주요 개념을 설명하고 미술작가의 의도를 전달하기 위한 다양한 . , 

기록을 생산하였다 이때에는 대체로 글과 스케치 드로잉을 기본으로 하여 작품의 제작에 필요한 도면을 만들었다. , 

미술작가 또한 워드 스프레드시트 프레젠테이션 등 다양한 디지털 기록을 생산하였다 이렇게 미술작가( F, A). , , . 

와 다른 분야의 전문가가 협업하는 과정에서 수정한 내용이 담긴 문서를 여러 가지 버전으로 생산하였다 미술작가 (

C).

그런데 미술작가들은 작품을 제작하고 실험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지거나 제작 실험에 필요한 기록이 남겨져야 

하는지에 대한 인식은 낮은 편이었다 아이디어 구상 과정에서 대부분의 미술작가는 작품의 특징이나 설명이 담긴 . 

기록을 생산하고 있었고 스스로 이러한 기록을 중요하게 보존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나 작품을 제작하. 

고 실험하는 과정 중에는 작가 스스로 기록을 의도적으로 생산하는 경우는 드물었다 대개 작업 활동이 끝나고 . 

전시 과정이나 전시 이후에 전시 담당 학예연구사나 기자 비평가 등의 요구에 응해 기록을 생산하고 있었다 미술, (

작가 작품의 특징이나 설명이 담긴 기록은 작업 활동 중에는 단어나 짧은 문장으로 간략하게 기록하다가 E, F). 

작품이 완성되고 이를 글로 정리하고 있었다 이러한 기록은 미술작가가 만드는 모든 작품이 아니라 전시에서 . 

공개되는 작품에 한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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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하면서 드는 생각을 단어로 막 거르지 않고 일단 남겨요 즉흥적으로 드는 생각을 남기죠 안으로 작업할 때 “ . . 1

생각 안으로 작업할 때 드는 생각 작품이 어느 정도 완성이 되면 이걸 다 합쳐서 하나의 글로 만들 때도 있고요 전시할 , 2 .… …

때는 기획자가 이런 글을 요구하니까 의무적으로 정리하는 편인데 그냥 전시에 공개되지 않고 저 혼자 작업할 때는 , 

강제력이 없다 보니까 정리하지 않는 것 같아요 미술작가 .” ( F)

사용한 재료나 도구에 대한 설명이 담긴 기록에 대해 미술작가는 미술 분야에서 통용되는 작품의 캡션과 비슷한 

내용으로 생산하였다 작품의 캡션은 작가명 작품명 제작 연도 재료 크기 소장처 등으로 구성되어 작품에 대한 . , , , , , 

최소한의 정보를 제공한다 다양한 매체로 구성된 뉴미디어아트의 특성에도 불구하고 작품의 캡션에는 혼합재료. , 

로 간략하게 남기고 있었다 미술작가 작품의 캡션은 만들지만 타인이 작품을 보면 사용한 재료가 무엇인지 ( A). ,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사용한 재료와 도구에 대한 설명을 남겨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었다 미술작(

가 D). 

한편 아이디어 스케치 작품의 특징이나 설명이 담긴 기록 사용한 재료나 도구에 대한 설명이 담긴 기록 등은 , , 

간략하게라도 남기는 것에 비해 사용한 소프트웨어나 기술에 대한 설명이 담긴 기록을 생산하지 않았다 사용한 , . 

기술은 작품의 주요 개념과 제작 의도처럼 작품을 이해하는 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보기도 했다 미술작가 ( B).

기법에 대한 설명보다는 재료에 대한 컨셉 내가 생각하는 개념 이런 것들이 주로 들어가죠 굳이 그런 테크닉적인 “ .… …

기법 용어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제 작업 안에서 이런 건 중요하지 않아서 그런 것에 대한 설명은 전혀 하지 않아요, .” …

미술작가 ( B)

미술작가는 다른 분야의 전문가에게 작품의 주요 개념과 제작 의도를 설명하는 기록 소통 과정에서 발생하는 , 

수정 사항을 반영한 기록을 생산하지만 여기에서 그 전문가가 어떤 소프트웨어나 기술을 사용했는지 등에 기록은 , 

생산하지 않았다 미술작가는 자신이 확립한 작품의 주요 개념과 제작 의도를 작품의 핵심 요소로 여기는 것에 . 

비해 소프트웨어나 기술은 작품의 부가적인 요소로 보았다 미술작가 ( A, C).

기술의 일환이라서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아무래도 작품의 핵심은 작가가 생각하는 주요 개념이니까요 미술작가 “ . .” (

A)

작품을 만들 때 어떤 소프트웨어와 기술을 사용했다는 건 굳이 남기지 않아요 저는 다 알고 있지만 어떤 소프트웨어나 “ . …

기술을 사용했다는 게 작품의 개념과 제작 의도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부분은 아니니까 미술작가 .” ( C)

미술작가는 작품 제작 및 실험 활동 중이나 직후에 자신이 느낀 감정과 생각을 기록하고 있었다 이 과정에서 . 

생산한 기록을 바탕으로 설계를 그대로 유지하거나 각각의 활동에서 일어난 변화를 조합해 새롭게 반영하는 등 

자기만의 실험과 제작을 반복하면서 여러 가지 버전의 기록을 생산하고 있었다 기록의 유형은 간단한 메모와 . 

짧은 글 긴 글이나 문서 대본 스케치 드로잉 도면 스코어 오브제 프로토타입 몰드 사진 영상 등으로 아날로, , , , , , , , , , , 

그와 디지털로 생산되고 있었다 또한 다른 분야 전문가와 협업을 위하여 작품의 주요 개념과 미술작가의 의도를 . 

전달하기 위한 다양한 문서들이 생산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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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작가는 이 과정에서 다양한 기록을 생산했지만 작품을 보존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 

아이디어 스케치는 개인의 성향에 따라 생산되는 편이었다 작품의 특징에 대한 설명은 작업 활동 중에는 단어나 . 

짧은 문장으로 간략하게 기록했고 작품이 완성되면 전시에 공개되는 작품에 한정하여 글로 완성하기도 했다 사용. 

한 재료나 도구에 대해서는 간략한 정보만 남기거나 타인의 요청이 있을 때 기록을 생산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 

사용한 기술에 관해서 미술작가는 기술이 작품의 주요 개념이나 제작 의도처럼 작품을 이해하는 데 영향을 주지 

못한다고 여겨 관련된 기록을 생산해야 하는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 미술작가는 작품의 주요 개념을 중시하는 , . 

것과 달리 기술적인 부분은 중요하다고 여기지 않아서 특히 다른 분야의 전문가가 사용한 소프트웨어나 기술에 

대한 기록을 생산하지 않고 있었다.

작품을 보존하려면 실험 제작 과정에서 아이디어 스케치 작품의 특징이나 설명이 담긴 기록 사용한 재료나 , , 

도구에 대한 설명이 담긴 기록 사용한 소프트웨어에 대한 설명이 담긴 기록 사용한 기술에 대한 설명이 담긴 , , 

기록을 모두 남겨야 한다 그런데 미술작가들은 특별한 요청이 없는 한 이러한 기록을 남길 의지가 강하지는 않았. 

고 특히 기술 정보의 중요성을 크게 인식하고 있지는 않았다, . 

물리적인 공간에  작품을 구현하는 과정3.2.3 

미술작가는 작품이 구현될 물리적인 공간을 염두에 두고 작업한다 제작한 작품을 물리적인 공간으로 가져와 . 

구현하는 과정에서도 다양한 기록이 만들어진다 이들은 공간 인력 기술 환경 등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하여 . , , , 

작품 구현에 집중해야 하기에 기록을 체계적으로 생산하는 데에는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이때 비교적 간편한 . 

방법으로 작품을 구현하는 과정을 그대로 남길 수 있는 사진과 영상이 주로 생산되고 있었다 이를 미술작가가 . 

직접 생산하기도 하지만 타인이 생산하기도 한다. 

전시장에서는 큐레이터 작품 구현을 도와주는 인력 전시장 환경 등 다양한 사람들과 의견을 나누고 다양한 요소들을 “ , , 

고려해서 최종 결정은 제가 해야 하니 이걸 다 관리한다고 정말 정신이 없죠 어떤 경우에는 전시장에 제가 없을 때도 . .…

있어요 모든 상황 속에서 저는 기록을 남길 여유가 없으니 누군가에게 부탁해서 주로 사진을 남기죠 미술작가 .” ( A)…

전시장에 작품을 구현할 때 챙겨야 하는 게 너무 많으니까 작품을 구현하는 동안 사진을 많이 찍어요 누군가에게 “ , … …

부탁해서 사진을 맡겨요 리허설하는 동안 영상으로 남기고요 미술작가 .” ( D)…

하지만 사진이나 영상을 설명하는 추가 조치가 없어 시간이 지난 후에 그 기록들이 어떤 맥락에서 생산했는지를 

기억하지 못하기도 했다 그 결과 미술작가 자신도 생산한 사진과 영상만으로 작품을 다시 구현하는 데 어려움을 . 

겪었다. 

사진이나 영상을 찍으려고 노력하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사진을 보면 기억나지 않아서 나중에 이 작품을 다시 “ … …

재현하려고 했을 때 고생했던 경험이 있어요 미술작가 .” ( A)

또한 작품의 구현을 위해 고려하는 공간 인력 기술 환경 등 다양한 요소들이 변수로 작용하여 예상하지 못한 , , , ,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 그 결과 작품이나 작품을 구성하는 요소를 수정해야 하는 경우도 나타난다 이를 경험한 . . 

미술작가는 비슷한 경우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도면 스케치 상세 설명서를 생산하기도 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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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장에서 작품을 구현할 때 제가 설치하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제가 그 현장에 없는 경우도 생기더라고요 설치 “ .…

전문가들이 참고할 수 있는 도면이나 시각화된 자료 간단한 스케치나 설명 같은 걸 드리기 시작했어요 미술작가 , .” (

E)

기기가 어떤 메뉴로 구성되어 있고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 각 기기가 어떤 컴퓨터랑 페어링이 되어 있는지 계정 “ , …

및 장비 리스트 아이디 패스워드 어떤 네트워크에 연결되어야 하는지 등 처음 보는 사람들도 이해를 할 수 있을 , , , …

정도로 작품이 구현되는 걸 확인했음에도 시간이 지나면 알 수 없는 오류가 계속 생기더라고요 그때마다 매번 전시장에 … …

갈 수 없으니까 이런 문제를 해결하다 보니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을 대비한 매뉴얼을 만들었어요 미술작가 . , .” ( C)

반면 작품에 대한 모든 내용을 알고 있는 미술작가가 설치 장소에 상주하므로 기록 생산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들은 공간과 작품을 조화시켜 구현하는 것까지 최종 작품으로 보고 현장에 따라 작업. , 

을 수정하기 때문에 물리적인 공간에 본인이 부재했던 적이 없었다고 한다 이들에게는 다시 본인의 사후에 다른 . 

사람이 작품을 재현하는 상황에서 기록의 필요성에 대해 질문했다 지금까지 사후는 생각해보지 못했으나 이번 . , 

질문을 계기로 해당 기록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작품을 구현하는 방법이 상세하게 적힌 글과 구현된 전경을 기록한 

드로잉이나 사진이 필요할 것 같다고 했다 미술작가 ( F).

전시장에 작품을 설치하는 과정에서는 작품의 구현과 보존에 필요한 기록이 집약적으로 생산될 수 있다 그러나 . 

이러한 기록이 상황에 따라 만들어지기도 했으나 체계적으로 생산되고 있지는 않았다 특히 작품의 장기 보존과 . 

이를 위해 필요한 기록에 대한 이해도는 높지 않았다.

관람객의 작품 감상 과정3.2.4 

뉴미디어아트 작품을 온전히 보존하기 위해서는 관람객의 작품 감상 과정 또한 기록해야 한다 해외 보존 전문. 

가들은 뉴미디어아트가 관람객이 작품에 참여하여 작품과 상호작용하고 이들의 감상과 반응이 다시 작품에 영향, 

을 주는 특성을 가진다고 보았다 그러므로 작품을 구성하는 요소 중 하나가 된 관람객의 작품 감상 (Post, 2017). ‘

과정 또한 작품 기록화의 영역에 포함해야 한다’ .

그런데 인터뷰에 응한 미술작가 대부분은 해당 과정을 기록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 작품의 구상부터 . 

작품이 완성되는 과정까지만 중요하게 여겨 관람객의 작품 감상 과정 은 배제되었다 또한 미술작가 대부분은 , ‘ ’ . 

감상 과정이 작품을 구성하거나 영향을 끼치는 요소로 보고 있지 않았다. 

관람객이 제가 의도한 바를 제대로 이해하는지 궁금하긴 하지만 앞선 과정에 비해서 이런 게 작품에 필요하다는 느낌은 “

아니라서 별로 우선순위는 아닌 것 같아요 또 미술작가 중에 작업 과정만 중시해서 작품을 만들고 전시 오픈식에도 . . 

참석하지 않는 사람도 있기도 하고 미술작가 .” ( A)

하지만 최근 소셜미디어에 남겨진 관람객의 작품 감상을 통해 작품을 세세하게 묘사한 기록을 확인할 수 있게 , 

되면서 미술작가는 이에 대한 필요성을 조금씩 인식하기도 하였다. 

이번에 전시하면서 생각이 조금 바뀌었어요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관람객의 감상을 확인했는데 사진 영상 글 등 종류가 “ , , …

다양했어요 그중에서 가장 인상적인 기록은 제 작업을 보면서 보고 들은 내용을 스크립트처럼 순간을 기록해서 길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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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자신의 감상도 추가하고 이걸 보면서 관람객의 반응을 기록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

미술작가 ( D)

최근 동시대 미술작품 전시에서는 관객과의 소통 자체를 목적으로 표방하는 사례들도 많아지고 있으며 이때 , 

관객의 감상 활동 이들과의 소통 과정을 기록으로 남기는 작업은 작품 기록화의 중요한 영역이 아닐 수 없다, . 

그러나 이러한 기록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앞의 어떤 단계보다도 낮았다. 

작품 자체의 기록화3.2.5 

완성된 작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작가들은 작품 인벤토리를 만들어야 한다 작품 인벤토리는 작품을 . 

관리하기 위한 문서로 여기에 작품의 제목은 물론 작품의 재료 크기 작품의 보존 상태 판매 여부 및 가격 전시 , , , , 

이력 현재 소장자 등에 대한 정보를 상세하게 기술할 수 있다 미국에서는 년대 후반 이후 작품 인벤토리를 , . 1990

위한 다양한 소프트웨어 제품이 판매되고 있다 작품 인벤토리를 작성함으로(Artists’ Studio ARCHIVES, 2015). 

써 미술작가는 자신이 생산한 작품의 현황은 물론 작품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 따라서 . 

인터뷰 대상 작가들은 작품 인벤토리를 작성하고 있는지 작성하고 있다면 어떤 내용으로 구성하고 있는지를 조사, 

하였다. 

작품 인벤토리를 작성하고 있다고 대답한 미술작가 대부분은 포트폴리오와 홈페이지에 있는 정보를 작품 인벤

토리로 인식하고 있었다 미술작가 하지만 이는 연도별로 발표된 전시와 작품의 제목 제작한 연도 매체( B, E). , , , 

크기 작품의 설명 등이 주요 내용으로 작품 인벤토리라기보다는 작품 전시를 위한 간략한 정보 목록이라고 볼 , , 

수 있다.

작품을 판매한 경험이 있는 미술작가의 경우에는 에디션 소장처 판매 가격 등을 작품 인벤토리에 포함하였다, , 

미술작가 하지만 자신이 생산한 작품의 현황과 작품에 관련된 모든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단 하나의 ( A, C). 

목록이 아니라 용도에 따라서 여러 개로 나누어 작성하고 있었다, . 

제목 제작 연도만 매체 크기 작품의 특징과 설명 정도가 홈페이지에는 있으나 스프레드시트에는 특징과 설명이 “ , , , , 

없네요 에디션과 소장처는 있고 각 프로젝트에 따른 예산표를 작성하기 때문에 총 제작 비용도 있는 것 같고 판매 . , 

가격의 경우에는 스프레드시트로 만들어서 제가 따로 갖고 있어요 미술작가 .” ( C)

작품 인벤토리의 개념을 파악하는 방식이 달라서 작품의 분실과 손상 여부를 현재 확인할 수 있는지와 같이 , 

질문을 바꾸어보았다 미술작가 대부분이 작업실과 하드디스크 등 공간의 한계로 인해 작품을 여러 곳에 나누어 . 

보관하고 있어서 작품의 관리 현황을 파악하기 어려운 상태였다 미술작가 ( E, F).

작품과 작품에 대한 데이터가 각각 따로 다른 곳에 보관하고 있으니까 시간이 지나고 나면 어디 있는지 모르죠 기억에 “ . . 

의존하는데 어디에 있는지 모르죠 미술작가 .” ( A) 

또한 작품의 분실과 손상 확인이 가능하다고 한 미술작가에게 작품의 위치와 손상 여부에 대해 상세히 알려달라

고 하니 작품을 여러 곳에 보관하고 있어서 당장은 파악하기 어려운 상태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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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할 공간이 없어 정말 다양한 곳에 보관하고 있어요 작업실 학교 교수님 연구실 다른 사람의 집에 맡기기도 “ . , , , 

했는데 몇 년 전에 확인했을 때는 생각했던 것보다 상태가 괜찮았어요 최근에는 확인을 못 해서 미술작가 . ” ( D)…

작품 인벤토리는 작가의 작품 생산 현황과 작품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단번에 파악할 수 있는 기록으로 해외에

서는 효율적인 작품 관리 방법으로 인식되고 있다 하지만 미술작가는 포트폴리오를 작품 인벤토리로 인식하고 . 

있었다 작품 인벤토리와 포트폴리오의 생산 목적은 물론 포함해야 하는 내용도 다르다 포트폴리오 형식의 기록으. . 

로 작품을 관리하기는 어려워 보였다 실제로 작업실과 하드디스크 등 공간의 한계로 작품을 여러 곳에 분산하여 . 

보관하는 작가들이 많았는데 이들은 현재 작품이 어디에 있는지 상태가 어떤지를 바로 정확하게 확인해주지 , , 

못했고 따라서 분실과 손상 여부를 파악하고 있지 못했다, .

분석 및 시사점 3.2.6 

지금까지 국내 미술작가가 작업 과정에서 생산하는 기록이 무엇이고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았다, . 

그러나 작품의 구현과 보존에 필요한 충분한 기록이 생산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웠다 단계별 현황 조사를 통해 .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 아이디어 구상 과정 작품의 아이디어를 구상하는 과정에서 생산되는 기록은 작가가 작품을 제작하는 데에만  : 

중요하지 않다 작가의 작품 의도는 후대에 작품을 재설치하거나 보존하는 데에도 중요한 의미가 있을 것이다. . 

따라서 작품의 주요 개념이 상세하게 서술된 글과 자료가 남겨져야 하며 작품이 존속하는 한 이러한 기록도 함께 

보존될 필요가 있다 미술작가는 이 과정에서 남기는 메모와 문서 스케치 드로잉 사진 영상 등 다양한 형식과 . , , , , 

매체로 기록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 작품 제작 및 실험 과정 동시대 미술작가들은 다양한 매체와 소프트웨어 기술을 통해 작품을 제작하기  : , 

때문에 이에 대한 상세한 기록을 남기는 것이 필요하다 하지만 미술작가는 자신이 확립한 작품의 주요 개념과 . 

제작 의도를 작품의 핵심 요소로 여기는 것에 비해 다른 정보에 대한 기록은 부가적인 요소로 보고 관련된 기록을 

생산하지 않고 있었다 이렇게 관련 기록이 부재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향후 작품을 구성하는 요소의 노후화로 . , 

인해 보존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또한 이 과정에서 미술작가가 생산한 기록은 활동 도중이나 직후에 기록을 . 

생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상태로는 미술작가가 생산하는 기록의 신뢰성 확보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 

따라서 이 과정에서 작품을 보존하기 위해 어떤 기록이 생산되어야 하는지와 작품을 구성하는 다양한 요소들이 

부가적이지 않다는 것을 인식시키는 교육이 필요하다 또한 활동 도중이나 직후에 기록을 생산해야 한다는 것을 . 

설명해 기록의 신뢰성을 확보해야 한다. 

· 물리적 공간에 작품을 구현하는 과정 전시장에 작품을 설치하는 과정에서는 작품의 보존에 필수적인 기록이  : 

특히 많이 생산된다 작품을 구현하는 환경에 대한 설명 설치 방법 등과 같은 설명이 포함된 문서와 도면 기기 . , , 

설명서 그리고 설치 및 해체 과정을 남긴 사진 영상이 생산되어야 한다 이러한 기록은 작가가 추후 같은 작품을 , , . 

전시하는데 그리고 작가 사후에도 작품을 향유하고 보존하는 데에 필수적이다 이울러 이러한 기록이 왜 중요하, . 

고 어떤 종류의 기록이 어느 정도로 만들어져야 하는지에 대한 교육도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전시를 주관하는 , . 

미술관에서는 설치 및 해체 과정에 대한 영상 기록화가 상시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명문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작품 감상 과정 동시대 미술작품 전시에서는 관객과의 소통 자체를 목적으로 표방하는 사례들도 많아지고  : 

있으며 이때 관객들의 움직임과 소통의 과정을 기록으로 남기는 것은 작품 기록화의 중요한 영역이 아닐 수 없다, . 

관람객의 감상 모습 관람객의 동선과 감상행위가 작품에 영향을 미치는 순간 등을 사진이나 영상으로 남겨야 , 

한다 추가로 작품에 대한 관람객의 반응을 인터뷰로 기록할 수 있다 이때 질문을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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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이 전시된 시간과 공간 작품에 대한 묘사 감상 소감 등 다양한 정보를 획득할 수 있다 이렇게 남겨진 기록은 , , . 

시간이 지나 작품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작품을 이해하는 중요한 기록으로 가치를 가진다 그러나 관람객이 작품, . 

을 감상하는 과정은 전시장에 방문한 관람객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미술작가가 단독으로 진행하기보다 전시 관계, 

자의 협조를 얻어 함께 진행해야 한다 상세하게 남겨진 감상 기록은 작품을 보존하는 데 영향을 주는 것은 물론. , 

작품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 생기더라도 작품에 대한 역사적인 기록으로서 가치를 가질 수 있다. 

· 작품 자체에 대한 기록화 미술작가가 생산한 작품의 보존 상태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손상을 막기 위해서는 : 

기본적으로 작품 인벤토리를 작성해야 한다 따라서 작가들에게 작품 인벤토리가 무엇인지 정확한 개념과 필요성. , 

을 인식시키고 이를 작성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미술관이나 관련 연구단체에서는 작품 인벤토. 

리를 효율적으로 작성하고 또한 작가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공유할 수 있도록 표준 소프트웨어를 만들어 보급하, 

는 것도 바람직할 것이다.

작품활동 단계별로 작가가 생산하는 기록의 주요 내용과 유형 그러한 기록의 중요성 그리고 현재 기록관리의 , , 

문제점을 요약 정리하면 표 와 같다< 2> . 

단계 생산기록의 특징 기록관리의 필요성 기록화의 문제점 

아이디어 

구상 과정

내용 작품의 주요 개념에 대한 글과 - : 

메모 아이디어 스케치, 

형식 간단한 메모 문서 스케치- : , , , 

드로잉 사진 영상 등, , 

작가가 작품을 만드는 데에 필수적 - 

작가 모두 이 과정의 기록 중시( )

작품 이해 및 작품의 보존 요소를 - 

확인하는 데에도 중요한 정보  

작가의 극히 개인적 영역에서 관리- 

되어 기록 공유가 어려움 

개인의 성향 및 기록관리에 대해 - 

이해 정보가 기록의 품질 및 보존에 

큰 영향을 미침 

작품과 구성 

재료 도구 , 

등의 제작 

실험 과정

내용 작품 캡션에 해당하는 정보- : 1) 

사용한 재료 도구 소프트웨어 기술 ( , , , 

등 제작 및 실험과정에서 만들어), 2) 

지는 작가노트나 작업노트 

형식 간단한 메모 문서 대본 스케- : , , , 

치 드로잉 도면 퍼포먼스 무보 오브, , , , 

제 프로토타입 몰드 사진 영상 등, , , , 

매체 기술 재료 등에 대한 정보는 - , , 

작품 보존에 필수적인 기록이 대부분

작가의 작품 제작 및 실험과정의 - 

기록은 작품의 이해에 매우 중요한 의

미를 가짐

전시하는 작품에 한정하여 캡션 정- 

도의 정보만 남겨지고 있음 혼합재(‘

료 와 같은 간략정보만 남김’ )

작가들이 기술적인 부분 소프트웨- (

어 특정 기술 의 중요성을 느끼지 못, )

해 기록화에서 배제됨 

물리적 공간

에서의 작품 

구현 과정

내용 물리적인 공간에 작품을 - : 1) 

구현하는 과정에 대한 영상 및 사진기

록 협력작업에 필요한 설명 자료2) ,  

구현과정에서 작가의 생각이 담긴3) 

작가노트나 작업노트   

형식 사진 영상 도면 설명서 - : , , , 

미술관이 작품을 물리적으로 구현- 

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기록

작품 전시 과정에서의 오류 및 오작- 

동을 해결하고 작가의 의도에 맞게 ,, 

전시하는 데에 필요

장기적인 작품 전시 및 작품 이해에 - 

중요 

주로 사진이나 영상이 남는데 이러- 

한 기록이 어떤 맥락서 생산되었는지

를 기억하지 못해 작품 구현에 어려움

을 겪음

중진 작가는 본인이 전시 공간에 - , 

없더라도 작품 구현이 가능한 설명서

를 제작하지만 신진작가의 경우 이러, 

한 설명서의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함

작품 감상 

과정

내용 관람객의 작품감상 현장의 - : 

기록 관객의 감상평, 

형식 사진 영상 인터뷰 기록- : , , 

동시대 미술작품은 관람객이 감상 - 

과정에서 작품과 상호작용하고 이들, 

의 감상과 반응이 작품의 일부가 되기

도 함 

작품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작품을 - 

이해하는 데에 중요한 정보 제공

작품 감상 과정의 기록화에 대한 - 

인식 낮음

질문의 구성 및 관람객의 정보 허락 - 

등의 어려움이 있음 

작품 자체 

에 대한 

기록화

내용 작품의 형식과 매체 상태- : , , 

소장위치 전시이력 가격 등 작품에 , , 

대한 모든 관리 정보

형식 작품 인벤토리 관리 프로그- : (

램 활용하는 경우도 있음)

작가의 작품 관리에 필수적- 

작품의 분실 및 손상 여부 파악- 

   

작품 기록화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 

낮음

작품 인벤토리 자체에 대한 이해도 - 

낮음 

표 작품활동 단계별 기록의 특징과 문제점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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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유형별 관리 현황3.3 

지금까지 미술작가의 작업 과정별로 어떤 기록이 생산되는지 알아보았다 개인의 성향과 작품에 주로 사용하는 . 

매체에 따라 미술작가가 생산하는 기록의 유형과 생산 도구가 달라진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관리와 보존 측면에. 

서 볼 때 미술작가가 생산하는 기록은 아날로그 기록 디지털 기록 이메일웹소셜 미디어 기록으로 나눌 수 있었, , , ‧ ‧

다 이러한 구분에 따라 관리 및 보존현황을 조사하였다 미술작가들은 대부분 작품활동의 과정보다는 기록의 . . 

유형이나 형식별로 그리고 작품 제작 연도나 프로젝트별로 기록을 분류하여 보관하고 있었다, . 

아날로그 기록3.3.1 

미술작가가 아날로그 기록을 어떤 기록을 남기고 남긴 기록을 어떻게 분류하고 있는지 주기적으로 정리를 하는, 

지 등을 조사하였다 또한 기록의 손상 및 분실 경험과 관리에 있어서 어려움이 무엇인지를 조사하였다 미술작가 . . 

일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아날로그 기록을 종이나 비닐 폴더에 보관하고 있었다 구체적이지 않으나 자신만의 . 

기준을 가지고 아날로그 기록을 선별하여 연도 또는 프로젝트별로 구분한 뒤 파일에 보관했다, . 

항상 사용하는 클리어 파일이 있는데 거기에 모든 것을 최대한 다 넣으려고 하는 편이죠 스크립트는 컴퓨터로 작성하더라도 “ …

출력해서 이걸 계속 가지고 다니니까 각 기록에 대한 설명은 적지 않고 파일 전체의 제목을 프로젝트 이름과 연도로 …

만들어요 미술작가 .” ( D)

파일 수가 늘어나면서 여러 장소에 보관하게 되었고 파일의 위치와 상태를 파악하지 못하기도 했다. 

작업에 들어가는 모든 기록을 파일링 했어요 다양한 기록을 넣어두긴 했지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만 갖고 있어요“ . . 

파일명은 프로젝트명과 연도를 같이 표기했고요 기록이 많아지고 파일의 수도 늘어나게 되면서 파일이 여기저기 있으니… … …

필요한 기록을 찾는 일이 쉽지 않더라고요 미술작가 .” ( C)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기록을 선별하여 폴더에 보관하고 있지만 이를 정기적으로 확인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 

고 있었다.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드로잉은 따로 뜯어서 파일에 보관하고 있어요 기록에 대한 설명은 남기지 않고 파일에 “ . 

보관만 파일명만 프로젝트명과 연도를 같이 사용해서 만들고요 파일에 보관해두는데 파일을 따로 확인하지 않아서 … …

지금 어떤 상태인지는 모르겠네요 미술작가 .” ( B)

기록을 자주 정리하지는 않는다는 미술작가들이 있었는데 이들은 생산한 기록에 대한 즉각적인 보관 조치를 , 

하지 않아 기록을 잃어버린 경험이 있었다 작업실을 이동하는 과정에서 사라지거나 미술작가 나중에 모아서 . ( E), 

정리하려고 했지만 기록이 사라지거나 기억이 흐려져 생산 맥락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미술작가 , (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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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작품을 완성하기 바쁘니까 다 끝내고 한꺼번에 정리하려고 하죠 작업을 끝내고 작업실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 …

버려지기도 하고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그때 이걸 왜 메모했는지 기억나지 않으니까 정리가 점점 더 어려워지죠 미술작가 .” (…

A)

심지어 기록이 사라져서 작품을 다시 만들어야 했던 경험을 토로하기도 하였다.

리서치한 자료나 스케치들이 있는데 작업이 끝나고 찾으려고 하면 어디 있는지 모르겠고 기억도 없고 기록도 없으니까 “ …

작품을 다시 만들었던 적이 있어요 미술작가 .” ( F)

미술작가는 중요한 기록은 폴더에 보관하지만 이를 어떻게 왜 생산되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맥락정보를 , 

남기지 않고 있었다 이는 시간이 흐른 뒤 그 기록의 의미를 확인하지 못하고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결과를 . 

초래할 수 있다. 

디지털 기록3.3.2 

디지털 기록의 관리실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파일의 분류 및 저장 방법 주기적인 정리 여부 기록의 손상 및 , , 

분실 경험과 관리에 있어서 어려움이 무엇인지를 질문하였다. 

미술작가들은 대체로 연도나 프로젝트별로 폴더를 생성하여 파일을 저장하고 자료의 형식에 따라 하위 폴더를 , 

생성하는 방식으로 기록을 분류하고 있었다 폴더와 파일명은 명명 규칙이나 기준 없이 내용을 함축하여 부여하고 . 

있었다 생산날짜는 연도월일을 모두 입력하지 않고 연도만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기록의 생산 맥락을 파악하. . ‧ ‧

는 데에 필요한 기술 정보나 메타데이터는 거의 생산되지 않고 있었다 수많은 중간 산출물이 만들어지는 디지털 . 

환경의 특성에도 불구하고 이 중에서 남길 기록을 선별하는 작업도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았다, . 

또한 외장하드나 클라우드 스토리지에 사본을 저장하는 것을 최종적인 기록관리로 인식하고 있었다 중요하다. 

고 생각하는 텍스트 파일인데도 백업 등을 하고 있지 않으며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그대로 보관하는 경향이 있었, 

다 안전한 보존을 위해 디지털 파일의 체계적인 사본 생산이 필요한데 클라우드 스토리지를 과신하는 경향도 . , 

있었다. 

전시를 준비하면서 연도와 프로젝트명으로 폴더를 하나 만들고 그 안에 또 여러 개의 폴더명을 전시 서류 사진“ ‘ , , …

작품 리스트 이런 방식으로 계속 추가 전시 관련 모든 기록인 사진 영상 원본 파일 소스 파일 등 다 폴더에 넣어둬요 주로 ’ , , , .… …

컴퓨터에 보관하고요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작품인 사진이나 영상을 외장하드에 따로 보관해요 주기적으로 업데이트를 . . 

해야 하는데 쉽지는 않네요 작품의 주요 개념을 적은 텍스트 파일은 계속 작업을 하니까 컴퓨터에 보관하는 편이고요. .” 

미술작가 ( A)

프로젝트별로 폴더를 만들고 파일들을 넣긴 하는데 작업도 하고 판매도 하다 보니 기록이 조금 섞여 있는 상태로 “ …

있어요 기록 대부분은 컴퓨터에 보관하는 편이고 나 외장하드 같은 건 요즘에는 거의 사용하지 않아요 오히려 , USB . …

클라우드 스토리지를 여러 개로 사용하고 있어요 미술작가 .” (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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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에게 다시 디지털 기록 손상과 손실의 경험을 파일과 하드웨어 소프트웨어의 경우로 구분하여 질문하였다, . 

그 결과 미술작가 대부분이 디지털 기록 손상과 손실의 경험이 있었다 특히 파일 하드웨어 소프트웨어에서 손상. , , 

과 손실을 경험하였다 하드웨어의 경우 외장하드가 손상되어 기록을 잃거나 잃을 뻔한 경험을 하였다 미술작가 . (

기록 대부분을 외장하드에 저장하고 있으나 이를 정기적으로 확인하지는 않아 기록을 사용하기 위해 파일C, F). , 

을 열었다가 우연히 손상과 손실을 경험하는 일이 대부분이었다. 

외장하드가 고장 나서 복구를 맡겼던 적이 있어요 최근 예전에 만들었던 파일을 수정할 일이 생겨서 열었는데 예전에 “ . , …

분명히 작동했던 파일 포맷이 영상 편집 프로그램에서 인식을 못 하더라고요 다른 파일 포맷으로 변환해서 문제는 . 

없는데 저도 파일을 열어보지 않았으면 몰랐겠죠 이런 일을 예상하지 않아서 놀랐던 경험이 있어요 미술작가 .” ( C)… …

소프트웨어의 경우 노후화나 회사의 경영 상황으로 인해 파일 포맷이나 소프트웨어를 이용할 수 없는 경험을 

하였다 이처럼 미술작가의 디지털 기록 손상과 손실 경험을 통해 보존에서 다양한 요인으로 불안정한 상태에 . 

있는 디지털 기록의 위험성을 확인하였다. 

외장하드에 저장한 몇 년간 작업했던 것들이 하루아침에 사라진 경험한 작가들이 있어서 이게 작가들 사이에서 공포로 “ , 

남아 있어요 저도 그걸 듣고 나서는 외장하드를 두 개로 분리해서 사용하려고 해요 소프트웨어를 구매해서 작업한 . …

적이 있는데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있었던 프로그램이 갑자기 사라져서 특정 기술을 사용할 수 없으니까 불법 소프트웨어도 … …

아니고 돈을 주고 구매한 정식 소프트웨어였는데 회사가 사라질 줄은 몰랐죠 미술작가 .” ( A)

디지털 기록 손상과 손실의 경험이 없다는 작가도 있었다 그렇다면 미술작가에게 작업 과정에서 생산한 특정 . 

파일을 지금 확인할 수 있냐고 요청했으나 파일을 찾지 못하는 것을 발견했다 미술작가 추가로 미술작가들에( B). 

게 디지털 기록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어려운 점이 무엇인지 물었다 대부분은 생산하는 디지털 기록의 양이 증가. 

하다 보니 이를 찾는 데에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는 점을 꼽았다, . 

저는 컴퓨터에도 하드디스크를 여러 개 연결해서 사용하고 또 외장하드와 클라우드 스토리지를 다 사용하는데 이걸 “ , …

찾는 데 너무 오래 걸려요 목록을 만들고 그렇게 관리를 해야 하는데 작업에만 신경 쓰기도 부족한지라 여력이 없어요. .” 

미술작가 ( C)

지금까지 생산한 파일의 양은 제가 감당할 수 있는 양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직은 큰 문제나 어려움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

앞으로도 계속 기록을 생산하고 계속 늘어날 예정이니까 조금씩 공포감이 생기네요 미술작가 .” ( E)

미술작가들은 기록의 체계적인 분류와 파일명 부여 방식 기록을 찾거나 훗날 기록의 의미를 이해하는 데에 , 

필요한 기본적인 기술 정보의 생산방법 등을 습득할 필요가 있다 디지털 기록의 선별과 폐기를 주기적으로 실시하. 

도록 하여 저장 공간의 문제를 해결할 필요도 있다 무엇보다도 디지털 작품 및 기록의 장기 보존 조치가 왜 필요한. 

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초 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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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웹소셜 미디어 기록3.3.3  ‧ ‧

미술작가들은 모두 이메일웹소셜 미디어를 통해 작품활동에 관한 많은 기록을 남기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 ‧ ‧

기록을 관리할 필요성은 느끼지 못하고 있었다 이메일 기록의 경우 첨부파일을 보관하고 있는 것만으로 이미 . , 

중요한 것을 보존하고 있다고 여겼다 미술작가 또한 이메일에서 제공하는 라벨이나 데이터베이스 기능으로 ( E). “

자동 분류가 가능하고 원하는 기록을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으므로 관리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작가도 있었다” 

미술작가 ( D). 

이메일을 사용할 때 첨부파일을 바로 다운로드하지 않아서 잃어버렸던 경험이 있어요 지메일은 첨부파일 만료 기한이 “ . 

없고 보안도 좋은 편이니까 메일을 옮기는 작업을 했고 그 뒤로는 크게 신경 쓰지 않는 편이네요 미술작가 . .” ( E)

웹 기록의 경우 미술작가는 홈페이지와 온라인 문서 프로그램으로 생산하는 다양한 공유 문서를 생산하고 있었

다 홈페이지는 홍보용으로 웹에서 새로운 기록을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컴퓨터에 있는 파일을 선별해서 일부만 . 

업로드하고 있었다 그 결과 중요하다고 여기는 파일 또는 원본이 컴퓨터에 보관되어 있기에 홈페이지에 업로드하. 

여 생산하는 기록을 관리해야 하는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었다. 

홈페이지는 홍보용으로 사용하니까 컴퓨터나 휴대폰에 있는 파일을 선별해서 일부만 홈페이지에 올려요 새로운 내용을 “ . …

생산한다기보다 가지고 있는 걸 업로드해요 소셜 미디어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인지 중요한 기록이라고 여겨지지 . …

않아서 이걸 관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미술작가 .” ( B)

언제 어디서든 작업이 가능하고 다른 사람과 공유할 수 있다는 편리함 때문에 생산하는 공유 문서의 경우에는 

자동으로 클라우드 스토리지에 저장되기 때문에 이를 관리해야 하는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었다 이는 해당 . 

기록에 대한 손상과 손실의 경험이 없는 것은 물론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에 대한 막연한 신뢰감에서 비롯되었다.

어디서든 파일을 확인할 수 있으니까 공유 문서를 사용해요 최근에는 거의 웹에서 공유 문서를 생성하고 공유해요 또 “ . …

클라우드 스토리지에 자동 저장되니까 필요할 때만 다운로드해요 설마 이 회사가 사라질까 하면서 거의 그대로 두는 . . 

편이죠 미술작가 ” ( C)

이와 달리 클라우드 스토리지에서 기록이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으로 인해 프로젝트가 끝날 때마다 이를 , 

다운로드하여 별도로 저장하는 작가도 있었다.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저의 작업을 보여줘야 하는 경우 클라우드에 있으면 너무 편하더라고요 하지만 막연한 “ ( ) ( ) …

불안감이 있어서 한 프로젝트가 끝나면 다운 받아서 하드에 넣어요 미술작가 .” ( D)

소셜 미디어 기록의 경우에는 미술작가 대부분이 인스타그램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홈페이지와 마찬가지인 홍, 

보용으로 원본 파일을 따로 보관하고 업로드하는 것으로 기록을 생산하고 있었다 이러한 이유로 소셜 미디어 . 

기록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고 기록관리의 필요성 또한 느끼지 못하고 있었다 미술작가 소셜 미디어를 , ( B,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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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을 기록하고 전시와 작품을 홍보하기 위해 사용하는 작가도 있었는데 적절한 관리 방법을 몰라 둘 중 하나의 , 

기록을 지우거나 계정을 새로 생성하는 것을 고민하고 있었다 미술작가 ( E).

미술작가 모두는 이메일웹소셜 미디어 기록에 대해 원본 파일을 가지고 있고 이 파일을 업로드하는 것이므로 ‧ ‧

그러한 기록을 관리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 이들은 사진이나 영상 파일을 업로드하면서 거기에 붙여지는 . 

글은 기록으로 인식하지 않았다 때로는 이메일에 작품 실험이나 구현 방법이 바뀌는 과정이 포함될 수 있는데 . 

이 경우 이메일의 첨부파일만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사안을 중심으로 주고받은 메일의 본문과 첨부파일 전체를 

하나의 케이스로 묶어서 남길 필요가 있다 이처럼 기록의 내용과 생산 맥락을 파악하기 위해 구성 요소 모두를 . 

보관해야 하는데 그러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지는 않았다.

분석 및 시사점3.3.4 

아날로그 기록의 경우 미술작가들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기록을 파일에 넣어 보관하고 있었다 하지만 파일에 , . 

넣은 기록에 대한 추가 설명이나 라벨링을 하지 않아 해당 기록을 어떤 맥락에서 생산했는지를 확인할 수 없는 , 

경우가 많았다 또한 생산한 파일의 수가 증가하면서 작업실을 포함한 여러 장소에 보관하고 있기에 생산한 지 . , 

오랜 시간이 지난 파일은 위치를 파악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있었다 생산한 기록을 그대로 방치하여 분실을 경험한 . 

사례도 있었으며 나중에 기록을 정리하려 했으나 시간이 지나고 보니 기록이 사라지거나 기억이 흐려져 정리에 ,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대체로 작가들은 기록을 파일링하여 보관하는 것을 관리의 전부라고 여기는 경향이 있었으. 

며 그 기록이 왜 만들어졌는지 현재 어디에 보관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목록이나 기술 적절한 분류의 , , , 

필요성을 크게 중시하지는 않았다.

디지털 기록을 관리하기 위하여 미술작가 모두는 폴더를 생성하여 파일을 저장하고 있었으며 이 경우 역시 , 

외장하드나 클라우드 스토리지에 사본을 저장하는 것으로 기록관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다 하. 

지만 생산한 기록에 대한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메타데이터나 목록정보는 생산하지 않고 있었다 미술작가가 . 

부여한 파일명 및 폴더명만으로는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어려웠다 보존과 관련된 문제도 많았다 오래된 파일은 . . 

확인하지 않아 손상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다 백업과 같은 보존 조치도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았는데. , 

작품의 주요 개념을 설명하는 중요한 기록인데도 외장하드와 클라우드 스토리지 중 하나에만 저장하거나 하드웨, 

어와 소프트웨어 노후화로 인해 자료의 망실을 겪은 사례도 있었다 저장 공간과 관련하여 선별 등의 조치 없이 . 

그대로 저장한 경우 파일 크기 때문에 파일 확인에 시간이 지나치게 오래 걸리는 문제를 겪고 있었으며 늘어나는 , 

파일 숫자와 크기 때문에 공포를 느끼는 작가도 있었다 디지털 기록의 분류 정리 보존 등에 관한 교육은 더 ‘ ’ . , , 

이상 미루기 어렵다고 볼 수 있고 특히 미술작가들의 보존 및 저장을 위한 지원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 

있다.

한편 미술작가들은 이메일이나 웹기록 소셜미디어 기록을 작품 제작이나 전시 활동 중에 활발하게 생산 활용하, ·

고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으며 관리의 대상으로 보지 않는 경향이 있었다 관리를 . 

하지 않아도 언제나 필요하면 단어 검색만으로 쉽게 찾을 수 있는 기록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그런데 인터뷰에서 . 

일부 미술작가에게 해당 기록을 찾아달라고 요청했을 때 그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오랜 시간이 소요되거나 실패하, 

였다 웹 기록은 미술작가의 개인 홈페이지와 온라인 문서 편집기로 생산한 문서를 의미한다 이렇게 생산하는 . . 

웹 기록은 연결된 클라우드 스토리지에 자동으로 저장되어 편리하지만 별도의 보존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 

두는 경우가 있었다 이는 플랫폼이나 클라우드 제품에 대한 무한한 신뢰에서 비롯되는 경향도 있었다 그러나 . . 

이러한 기록도 망실의 위험이 없지는 않으며 특히 맥락정보를 포함하는 정리나 기술 없이 저장만 하는 것으로 , 

관리를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위험과 추가적인 관리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인식시키고 구체적인 관리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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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 방법을 이해시킬 필요가 있다 동시대 미술작가들은 대체로 기록의 중요성은 알고 있지만 작가 성향에 따라 . , 

기록을 남기는 데에 부정적일 수도 있다 그러나 기록의 부재가 작품 전시나 보존에 어려움을 가져올 수 있다는 . 

점에서 작가들의 이해를 높이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동시대 미술작품 기록화를 위한  지원 방향4. 

동시대 미술작가들의 기록 생산 및 관리실태 분석을 토대로 작품 및 작품활동 기록화를 위한 지원 방향을 교육 

지원 미술관의 자체 기록화 각종 기록화 지원 도구의 개발 등을 중심으로 제안하고자 한다, , . 

미술작가의 개인기록 관리를 위한 교육4.1 

해외 교육 사례 와 인터(Artists’ Studio ARCHIVES, 2015; 2016; Cianci, 2017; Gendron, 2022; Wang, 2022)

뷰를 토대로 미술작가들이 작품활동 과정에서 생산하는 기록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교육 내용을 

정리하면 표 과 같다 항목 에서 번까지는 작가 인터뷰 결과 분석을 통해 도출한 내용이다 해외 교육 < 3> . 1 7 . 

사례를 살펴보면 이 밖에도 기록의 활용과 관련된 교육도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저작권과 개인정보나 . 

기밀유지 등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보조금 레지던시 전시 신청 및 마케팅에 개인기록을 활용하는 방법 등을 포함, · ·

하고 있었다(Artists’ Studio ARCHIVES, 2015; 2016; Cianci, 2017). 

교육은 단기 프로그램 형식으로 운영하되 기초교육과 심화교육으로 구분하여 단계적으로 제공할 것을 제안한

다 인터뷰에 응한 중견작가들은 본인이 아니라 스튜디오 직원이 받을 수 있는 기록관리 교육을 희망하였는데 미. (

술작가 미술작가 신진작가나 직원에게는 구체적이고 기술적인 내용을 학습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중견작A, C), , 

가들은 작품활동 기록화의 중요성 및 기록관리에 대한 기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피교육자층을 구분하여 교육과

정을 구분할 필요도 있을 것이다. 

구분 교육 내용 

기록관리의 중요성1. 
기록관리의 개념과 기록관리의 중요성  - 

작품활동 기록 공유의 필요성- 

작품 기록화 2. 
작품 기록화의 개념 - 

작품 인벤토리의 작성 및 관리법 - 

기록의 생산  3. 

기록의 제목 및 폴더명 부여 방식- 

디지털화 종이기록 스캐닝 오디오 및 비디오 테이프를 디지털 파일로 변환하는 법 - : , 

기록작성법 사진 영상기록 제작법 왜곡 없는 작품 영상 촬영법 등 작품 구현을 위한 설명서  - : 1) , ( ) 2) 

작성법 등  

장기 보존을 고려한 디지털 기록 생산 매체와 기술의 선택 기준  - 

기록의 평가 선별4. 
남길 기록의 선별  - 

기록 처분 및 폐기- 

기록의 정리 분류 5. 

논리적 분류체계의 개발- 

물리적 정리법 편철 및 레이블링- ( ) 

전자 폴더 관리법- 

사진 스케치 등의 정리 보존법 등 - , 

표 미술작가를 위한 기록관리 교육의 내용 제안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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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강의뿐 아니라 워크숍 등 다양한 형식의 프로그램을 결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동시대 미술작가들의 경우 . 

사용하는 매체나 기술 작업방식이 다양하고 주로 생산하는 기록의 유형이나 매체도 다르므로 미술작가에게 맞는 , , 

기록화 방법을 배울 수 있도록 실기나 토론이 포함된 워크숍이 유용할 것이다 여기에 미술작가의 개인기록을 . 

수집하는 기관별 담당자들이 작가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토론장을 교육프로그램의 일부로 포함할 수도 있다. 

또한 기록관리 및 보존 분야 전문가로부터 작가가 일대일 코칭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강의로 해결되지 못한 

문제를 해결하도록 도울 수 있다 교육에 참가한 미술작가 강연자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지속적으로 네트워킹을 . , , 

유지할 수 있는 행사도 교육 효과를 지속하는 데에 긴요한 전략이 될 수 있다. 

장기적으로는 미술대학에서 정규 교과목으로 기록관리 및 예술기록화에 대한 강의를 개설하여 예비 미술작가들

이 기록관리 소양을 기를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개편할 필요도 있다 호주 빅토리아폴리텍의 맥락과 문화. ‘ (Context 

강좌가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 수업은 미술작가 개인기록 관리의 필요성 기록화 보존 등으로 구성and Culture)’ . , , 

되었다 먼저 창의성 직업인 저작권의 측면에서 개인기록관리의 필요성을 다루고 기록화 영역에서는 웹사이트를 . , , , 

활용한 기록화 방법 인벤토리 작성법 등으로 구성되었다 보존 영역에서는 자신의 작업에 적합한 보존전략 조사, . , 

자신의 작품 보존 계획 수립 등을 다루고 있다. 

미술관의 작품활동 기록화4.2 

작품활동의 기록은 대부분 작가 개인이 생산하게 되지만 동시대 미술작품의 기록화를 위해서는 미술관의 노력, 

도 필요하다 특히 물리적 공간에 작품을 구현하는 과정에 대한 기록화를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 미술관은 . . 

전시하는 작품을 대상으로 작품 구현 및 해체 과정에 대한 상세한 영상기록을 제작하고 이와 함께 상세한 기술 , 

정보를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이때 아키비스트가 작가와 협력해야 정확하게 풍부한 기술정보를 생산할 수 있다. . 

또한 미술관은 소장하고 있는 작품이 대해서는 작품 인벤토리 내용의 상당 정보를 작가와 공유할 필요가 있다. 

특히 작품감상 과정의 기록화는 미술관의 협력 없이는 거의 불가능할 것이다 미술관은 작가와 협력하여 관람 . 

영상 촬영 방법을 협의하고 관람객들에게 어떤 질문을 던질지 구상해야 한다 특히 미술관은 관람자의 초상권이나 , . 

개인정보와 관련하여 허락을 구하고 해당 기록의 활용 범위 등을 정하는 작업을 직접 관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울러 미술관은 소장하고 있거나 전시하는 작품의 작가를 대상으로 구술 채록을 기획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동시. 

대 미술작가의 인터뷰 내용은 작가나 아이디어 구상과정이나 작품 실험 및 제작과정에서 만들어진 기록과 함께 

작가의 작품 의도와 개념을 이해하는 데에 중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목록 및 기술  6. 

기록 검색 맥락 이해를 지원하는 목록 작성법- , 

작품의 매체 재료 도구 등에 대한 정보를 기록으로 남기는 방법 소프트웨어 특정 기술 등의 - , , ( , 

정보 기술법 포함  )

간단한 온라인 검색 도구 사용법 - 

기록의 저장7. 클라우드저장소 등 디지털 자료의 다양한 저장소 활용 및 백업 - 

기록의 보존8. 

애뮬레이션 마이그레이션 등 다양한 장기 보존 기법 - , 

이메일 소셜미디어 기록 웹기록 등 특정 소프트웨어나 플랫폼을 활용한 기록의 보존 방법- , , 

차원 매체로 구성된 작품이나 특수형태 기록의 보존 방법- 3

기록의 활용9. 
저작권과 권리보호- 

보조금 레지던시 전시 신청 및 마케팅에 개인기록을 활용하는 방법- · ·



동시대 미술작가들의 작품활동 기록화 현황과 지원 방안  253

https://jksarm.koar.kr https://doi.org/10.14404/JKSARM.2024.24.1.231

작가의 작품 기록화를 위한 도구 개발 및 활용 지원 4.3 

디지털 환경에서 작가가 작품활동에 대한 기록을 충실히 남기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려면 적절한 디지털 도구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인터뷰 내용을 토대로 작가가 개인기록을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도구를 정리하면 다음과 . 

같다. 

첫째 작품 인벤토리 생산 유지 관리를 위한 도구가 필요하다 해외의 상용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도 있으나 , , , . 

국내 미술작가들을 위한 표준적인 인벤토리 개발 도구를 개발하여 배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미술작가가 . , 

작품 구현에 필요한 설명서를 충분히 체계적으로 기록으로 남길 수 있도록 서식 템플릿 과 매뉴얼을 제공할 필요, ( )

가 있다 셋째 아날로그 및 디지털 기록을 위한 간략한 검색도구 개발 툴이 필요하다 미술작가들은 자신이 만든 . , . 

기록이 어디에 있는지 어떤 맥락에서 만들어졌는지를 파악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작가들이 손쉽게 , . 

검색도구를 만들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여 제공하면 매우 유용할 것이다 이러한 도구들은 모두 작가와 . 

미술관 그리고 아키비스트 개발자가 협력하여 개발해야 한다, , IT .

맺음말 5. 

지금까지 미술 아카이브에서 수집하는 미술작가의 개인기록은 작가의 예술활동이나 일상생활을 통해 생산하고 

수집한 기록으로 서신 일기 텍스트 작가 노트 사진 습작 프린트 스크랩 자료 각종 포스터 브로슈어 등이 , , , , , , , , , 

대부분이었다 설문원 그러나 동시대 미술작가들의 경우 작품의 특성 및 기록 생산 도구의 변화로 이들이 ( , 2011). , 

생산하는 개인기록의 유형은 물론 내용도 달라지고 있다 또한 개인기록의 활용 범위도 달라지고 있다 과거에는 . . 

연구자나 관람자들이 작가의 예술관이나 작품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는 측면에서 접근했다 그러나 동시. 

대 미술에서 기록은 작품의 개념 이해는 물론 작품을 을 전시하거나 구현하고 보존하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 

한다 기록의 활용 범위가 넓어진 것이다. .

이 연구에서는 동시대 미술작가들에 대한 인터뷰를 통해서 이들이 생산하는 기록의 의미와 생산 맥락을 분명하

게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작가들이 생산한 기록의 관리실태 조사를 통해 이들이 기록관리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었다 동시대 미술작품의 경우 다양한 매체와 기술의 노후화 그리고 설치 퍼포먼스 음향과 . , , , 

음악 등이 복합적으로 결합되는 특성 등 작품 보존의 수많은 위험 요인이 존재하는 데에도 국내에서는 이를 위한 

움직임이 크게 가시화되고 있지는 않다 따라서 먼저 작가 미술관 기록전문가 간의 토론이 활발하게 개시되어야 . , , 

하고 관련 연구가 적극 이루어져야 한다 이 논문에서는 동시대 미술작가의 작품활동 기록화를 지원하는 세 가지 . 

영역을 제안하였다 미술작가의 개인기록 관리를 위한 교육 미술관이 직접 작품활동 기록화를 실시하는 것 작품 . , , 

기록화를 지원하는 도구를 개발하여 보급하는 방안 등을 제시하였는데 방안별로 구체적 내용과 방법을 모색하는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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