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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결과보고서 요약서

훈 련 자  서영준 외 7명 직  급 주무관(연구사, 사서)

소    속 중앙정부(행정자치부, 문화체육관광부), 지자체(서울시청, 홍성군청)

훈 련 국 독일, 영국 훈련기간 2015. 9. 7 ~ 9.16

훈련기관
독일 연방기록원, 스코틀랜드 기록원, 

영국 국가기록원
훈련구분 단기

훈련목적
선진국 기록관리기관의 

기록정보서비스 프로그램 연구
보고서 매수 106매

내용요약

○ 정부 3.0에 따른 기록정보 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해 정보생산 

및 관리의 기반이 되는 선진 기록관리 체계를 연구한다.

  - 각국의 기록정보 서비스 전략 수립 및 추진 현황에 대해 

조사하고, 국내 실정에 맞는 서비스 전략을 강구한다.

  - 기록을 활용한 기록정보 서비스(전시, 콘텐츠, 편찬 등) 제공 

사례를 조사하고, 해당 서비스 프로그램을 체험한다.

  - 각급 기관 이용자 만족도 제고를 위한 이용자 요구조사 및 

만족도 분석 기법 등에 대한 기초자료를 수집하고 관련 

전문가와의 인터뷰를 수행한다.

○ 중앙정부와 지자체와의 관계설정 및 협조체계 구축 사례를 

배우고 지역사회와의 공조방안을 강구한다.

  - 영국 국가기록원과 스코틀랜드 기록원과의 관계 구축 사례를 

통해 한국 사례와 비교하고 개선 방안을 도출한다.

  - 유관기관(박물관 등 문화유산기관)과의 네트워킹 및 지역문화 

자원화 현황을 조사한다.

○ 2015년 전자기록 본격 이관에 따른 각국 전자기록관리 프로세스, 

관련 기록관리시스템 및 보존전략을 연구한다.

  - 각국의 전자기록관리 프로세스(생산-이관-보존-서비스) 및 

기록관리시스템 학습을 통해 전자기록관리 전반을 이해한다.

  - 영국 국가기록원 전자기록 파일포맷 정책 운영 등 전자기록 

보존전략 학습을 통해 국내 전자기록 보존정책의 발전 방향을 

모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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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훈련 개요

  1) 훈련국 : 독일, 영국(스코틀랜드 포함)

  2) 훈련기관명 : 독일 연방기록원(Bundesarchiv), 

                스코틀랜드 기록원(National Records of Scotland, NRS)

                영국 국가기록원(The National Archives, TNA)

  3) 훈련분야 및 내용

훈 련 분 야 훈   련   내   용

(기록관리)
해외 선진 

기록정보서비
스 및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 각국의 기록정보 서비스 전략 수립 및 추진 현황 조사

○ 전시, 콘텐츠, 편찬 등 기록정보 서비스 제공 사례 조사 및 

해당 서비스 프로그램 체험

○ 기관 이용자 만족도 제고를 위한 이용자 요구조사 및 만족도 

분석 기법 관련 기초자료 수집

○ 중앙정부와 지자체간의 기록관리 프로세스 관계 구축 사례를 

조사하여 및 국내 지자체의 영구기록물관리기관 설립방안 모색

○ 박물관 등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킹 및 지역문화 자원화 현황 조사

○ 각국의 전자기록관리 프로세스 및 기록관리시스템 학습을 

통해 전자기록관리 전반 이해

○ 전자기록 파일포맷 정책 운영 등 전자기록 보존전략 학습

  4) 훈련 참가자 명단

소    속 직   급 성   명

행정자치부 국가기록원 기록정책부 정책기획과 공업연구사 서 영 준

행정자치부 국가기록원 기록서비스부 콘텐츠기획과 기록연구사 김 영 지

행정자치부 국가기록원 기록관리부 기획수집과 사서주사보 김 진 아

문화체육관광부 운영지원과 기록연구사 강 소 연

서울시 정보공개정책과 기록연구사 최 동 운

충청남도 홍성군 운영지원과 기록연구사 구 자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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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훈련 내용 기관 목적

9. 8(화)～
9.15(화)

□  독일 연방기록원
 ○ 독일 기록관리 체계
   - 연혁, 시설, 장비, 조직, 인력, 보존기

록 현황
   - 전시, 콘텐츠, 편찬 등 서비스 현황

 ○ 기록정보 서비스 프로세스
   - 서비스 전략 및 이용자 요구분석 기법
   - 서비스 프로그램 사례조사 및 체험

 ○ 전자기록 관리 프로세스
   - 전자기록 관리 현황 및 보존 전략
   - 전자기록 관리시스템 이해

독일
연방

기록원 

독일 기록관리 
체계 등 이해

기록정보 서비
스 및 전자기
록관리 프로세
스 조사

□  스코틀랜드 기록원
 ○ 스코틀랜드 기록관리 체계
   - 연혁, 시설, 장비, 조직, 인력, 보존기록 

현황
   - 전시, 콘텐츠, 편찬 등 서비스 현황

 ○ 기록정보 서비스 프로세스
   - 서비스 전략 및 이용자 요구분석 기법
   - 서비스 프로그램 사례조사 및 체험

스코틀랜드
기록원

스코틀랜드 기
록관리 체계 
등 이해

기록정보 서비스 
및 전자기록관리 
프로세스 조사

  5) 훈련기간 : 2015. 9. 7(월) - 9. 16(수)

기  간 훈  련  내  용

9. 7(월)～9. 9(수)

◦ 출국 및 독일 프랑크푸르트 도착

◦ 코블렌츠로 이동, 훈련 준비

◦ 독일 연방기록원

   - 전문가 인터뷰, 시설 견학 및 자료 수집

9.10(목)～9.14(월)

◦ 스코틀랜드 에든버러로 이동, 훈련 준비

◦ 스코틀랜드 기록원

   - 전문가 인터뷰, 한국 사례 발표, 시설 견학 및 자료 수집

◦ 영국 런던으로 이동, 훈련 준비

9.15(화)～9.16(수)

◦ 영국 국가기록원

   - 전문가 인터뷰, 시설 견학 및 자료 수집

◦ 인천공항 입국

  6) 세부 훈련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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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훈련 내용 기관 목적

○ 전자기록 관리 프로세스
   - 전자기록 관리 현황 및 보존 전략
   - 전자기록 관리시스템 이해

□  영국 국가기록원

○ 영국 기록관리 체계
   - 연혁, 시설, 장비, 조직, 인력, 보존기록 

현황
   - 전시, 콘텐츠, 편찬 등 서비스 현황

○ 기록정보 서비스 프로세스
   - 서비스 전략 및 이용자 요구분석 기법
   - 서비스 프로그램 사례조사 및 체험

○ 전자기록 관리 프로세스
   - 전자기록 관리 현황 및 보존 전략
   - 전자기록 관리시스템 이해

영국
국가기록원

영국 기록관리 
체계 등 이해

기록정보 서비스 
및 전자기록관리 
프로세스 조사

  7) 훈련기구(국) 소개

명     칭 독일 연방기록원

소  재  지  독일 코블렌츠(주본부)  ※ 베를린(부본부)

홈 페 이 지  http://www.bundesarchiv.de

기관소개

○ 독일 연방정부 기록관리(보존, 선별, 분류, 정리, 서비스 등)를 총괄하는 중앙기구
○ 주요 업무
   - 기록물 관리기관 외 역사․정치 정보센터, 학술활동기관 역할 수행
   - 기록물 유형별로 지역별(Koblenz-본부․연방기록/Berlin-독일제국․필름기록

/Freibur-군사기록) 분산 보존 실시
   - 기타 지방지(地方誌) 편찬 및 역사연구서 발행

방문목적

○ 기록정보 서비스 계획, 절차, 방식 등 전략 및 추진 현황 조사

○ 전시, 콘텐츠 등 기록정보 서비스 제공 사례 조사 및 프로그램 체험

○ 기관 이용자 요구조사 및 만족도 분석 기법 학습

○ 유럽아카이브연맹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 사례 조사

○ 전자기록관리 현황 및 기록관리시스템 연구

○ 전자기록 파일포맷 정책운영 등 전자기록 보존전략 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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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칭 스코틀랜드 기록원

소  재  지  영국 에든버러

홈 페 이 지  http://www.nrscotland.gov.uk

기관소개

○ 영국 스코틀랜드 지역의 기록관리 총괄기관
○ 주요 업무
   - 등록소(Registration), 인구조사(Census), 통계관리(Demography) 및 

기록물관리가 한 개의 정부조직 아래 국 단위 조직으로 운영
   - 1937년 제정된 공공기록물법을 배경으로 스코틀랜드 행정기관, 법원, 

민간기록물 관리
   - 스코틀랜드 지역시민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학술연구, 관광 홍보 

지원 등 지역문화․경제생활에 중요 역할 담당

방문목적

○ 기록정보 서비스 계획, 절차, 방식 등 전략 및 추진 현황 조사
○ 전시, 콘텐츠 등 기록정보 서비스 제공 사례 조사 및 프로그램 체험
○ 기관 이용자 요구조사 및 만족도 분석 기법 학습
○ 박물관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 사례 조사 및 Tartan 디자인 DB 구축 등 

지역문화 자원화 현황 조사
○ 전자기록관리 현황 및 기록관리시스템 연구
○ 전자기록 파일포맷 정책운영 등 전자기록 보존전략 학습

명     칭 영국 국가기록원

소  재  지  영국 런던

홈 페 이 지  http://www.nationalarchives.gov.uk

기관소개

○ 영국 잉글랜드, 웨일즈를 포함한 기록관리, 정보공개, 역사편찬의 총괄기구
   ※ 연합 왕국의 특성 상 스코틀랜드와 북아일랜드는 자체 기록관리
○ 주요 업무
   - 외교, 국방, 정보기관 등 특수기록물까지 관리
   - 250개 정부기관 및 공공영역 기관들의 기록물 관리 및 정보 이용 촉진
   - 11백만 이상의 역사적 공공영역 기록물을 관리하며, 국내외 영국

정부 행정관련 기록물 외 중세시기부터 20세기 말까지의 다양한 
법정 기록물 등 소장

방문목적

○ 기록정보 서비스 계획, 절차, 방식 등 전략 및 추진 현황 조사
○ 교육․아웃리치 전담팀 설치, 기록과 교육과정을 연계한  교육 콘텐츠 

개발 등 기록정보 서비스 제공 사례 조사 및 프로그램 체험
○ 기관 이용자 요구조사 및 만족도 분석 기법 학습
○ 박물관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 사례 조사 및 Tartan 디자인 DB 구축 

등 지역문화 자원화 현황 조사
○ 전자기록관리 현황 및 기록관리시스템 연구
○ 전자기록 파일포맷 정책운영 등 전자기록 보존전략 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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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필요성

    우리나라는 2000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 2007년 

현대적 보존서고인 서울기록관 개관, 전자기록물 통합 관리를 위한 

전자기록관리시스템 구축, 2010년 국제기록문화전시회의 성공적인 개최 

등 기록관리 분야에 있어 세계가 주목할 만한 성과를 이루었다. 이러한 

노력과 성과는 2011년 10월 스페인 톨레도에서 열린 ICA 

원탁회의(CITRA)에서 2016년 ICA총회의 서울 유치 확정으로 이어졌다. 

본 연수프로그램은 우리나라의 정부 3.0 추진에 따른 기록정보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각국의 중장기 기록정보 서비스 전략 수립 및 추진 현황, 

이용자 요구 조사 및 만족도 분석 기법, 전자기록물 시대의 서비스 

기반인 전자기록관리 프로세스, 관련 기록관리시스템 및 보존전략을 

배우기 위해 중앙기록물관리기관(행정자치부 국가기록원) 및 각급 기관 

기록관(문화체육관광부, 서울시, 충남 홍성군)의 기록관리 전문가로 구성되었다. 

  독일, 영국 등 훈련기관의 기록정보서비스 현황 및 전자기록관리 

전자기록 생애주기 단계별 관리를 위한 시스템 및 전자기록 

장기보존을 위한 정책 관련 질의서를 사전에 이메일 송부하여 방문 

시에 그 결과를 회신 받거나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자 하였다.

  우선 선진국 기록물관리기관의 기록정보서비스를 연구하고자 하였다. 

행정자치부 국가기록원은 2015년 1월 3개 권역(서울․부산․대전) 관리체계로 

조직을 개편하였다. 3개 권역별로 수집‧보존‧활용 등 기록관리체계를 

구축하고 본원(대전)의 기능을 재설계하여 정책‧조정 기능을 강화하였다. 

또한 기록관리 현장업무에 인력을 재배치하였으며, 대통령기록‧전자기록 

관리 강화 등 정책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직이 개편되어 업무가 

진행되고 있다. 이에 본원 및 3관 체제로의 개편 취지에 부합하기 위기 위한 

지자체와의 유기적 협조관계 구축이 필요하게 되었다. 그간 기록물 

수집․보존 위주로 기록관리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지금은 기록정보의 

가공․활용을 위한 서비스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소장 

기록물을 활용하여 편찬, 기록콘텐츠 개발 등 기록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이용자 요구분석 및 피드백 미흡, 교육콘텐츠 개발 부족 등으로 

기록정보의 활용도 및 만족도가 낮은 편이다. 또한 3개 권역체계로 



7

개편되면서 지역사회에서의 기록관의 역할이 요구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기록관과 지역사회 및 민간과의 파트너십 구축 사례와 방법 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선행연구, 실무경험 등이 풍부한 선진국 

기록물관리기관에 대한 조사․분석, 벤치마킹을 추진하고자 하였다. 

  또한 본 연수 프로그램을 통해 2015년 전자기록 본격 이관에 맞추어 

해외 전자기록관리 프로세스, 관련 기록관리시스템 및 보존전략을 

학습함으로서 우리나라 전자기록 관리체계의 장점 및 파일포맷 정책 

운영 등 전자기록 보존정책의 발전방향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첫째, 기록물의 생산(DMS), 기록관리(RMS), 영구기록물관리기관(AMS)의 

각 단계별 전자적 관리를 위한 시스템 운영여부이다.

  둘째, 운영하는 시스템의 범정부적 동일성 및 시스템간 연계 

여부이다. 기록관리시스템을 우리나라와 같이 정부가 자체개발 하는지 

또는 상용 S/W를 도입하여 운영하는 지 파악하고자 하였다. 또한 정부 

주도 개발의 경우 범정부적으로 보급하는지, 기록관리시스템간에 

온·오프라인 연계 여부를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 

기록관리시스템의 특장 및 향후 해외 진출 시 가능성 및 제약사항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셋째, 전자기록 장기보존을 위한 정책 여부 및 내용 파악이다. 국가 

차원의 파일포맷 정보의 사전 조사 여부 및 보존용 파일포맷 정책의 

규제 범위·강도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기타 전자기록 상태 점검, 손상 

기록의 복원 프로세스 운영 등을 조사하였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전자기록 파일 포맷정책 등 보존전략 수립에 관한 방향을 고민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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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 연방기록원 8개지소 위치> 

3. 기관 현황

  1) 독일 연방기록원(Bundesarchiv)

  독일 연방기록원은 독일 연방정부의 기록관리를 총괄하는 곳으로 1952년 

설치되어 1998년 내무부에서 총리실(수상처) 소속 1급 기관으로 격상되었다. 

주본부는 코블렌츠 연방기록보존소이며 부본부는 베를린 기록보존소이고 

기록물 유형별로 지역별 분산보존1)되고 있다. 

  독일 연방기록원의 연혁을 

간략히 살펴보면 1919년 Reich 

기록관이 설립되어 1867년 

이후 독일제국 공문서 정리 

및 제공의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이후 1936년 군문서고가 

Reich 기록관으로부터 분리되어 

독립기관으로 출범하였고 

1945년 세계대전 당시 

영국군 포격에 의해 Reich 

기록관에 화재가 발생되었다. 

이로 인해 포츠담에 

독 일 중 앙 기 록 원 이 

설치되어 Reich 기록관의 

명맥을 유지하게 되었다. 

1950년 서독정부는 내무부 

산하에 연방기록원 설치를 

결의하여 1952년에 코블렌츠에 연방기록원이 설립되었다. 헌법기관 및 

연방정부 산하 모든 기관의 문서이관의 의무가 부여되기가 시작한 것은 

1988년 연방기록법이 제정되면서 부터이며, 또한 이 법으로 국민의 

연방기록원 기록물 열람 권리가 법으로 보장되었다. 1990년 동독의 

국립중앙기록원, 국립 영상자료원, 군문서고가 연방기록원에 통합되어 

운영되고 있다. 

1) § 본부·연방기록(Koblenz), 독일제국기록·필름기록(Berlin), 군사기록(Freiburg)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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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4년 유럽정세 풍자 지도>

   ○ 기관 연혁

1919
Reich 기록관 설립(1867년 이후 독일제국 공문서 정리 및 제공 역할 
담당)

1936 군문서고가 Reich 기록관으로부터 분리되어 독립기관으로 출범

1945/46
1945년 영국군 폭격으로 Reich 기록관 화재 발생
이후, 포츠담에 독일중앙기록원이 설치되어 Reich 기록관 명맥 유지

1950 서독정부 내무부 산하 연방기록원 설치 결의

1952 코블렌츠에 연방기록원 설립

1965 연방 정부 문서보관을 위해 중간문서고가 설치

1988
연방기록법 제정으로 헌법기관 및 연방정부 산하 모든 기관의 문서이
관 의무 부여, 국민의 연방기록원 기록물 열람 권리 보장

1990
연방기록원으로 동독의 국립중앙기록원, 국립 영상자료원, 군문서고가 
통합

1994 베를린문서고의 자료가 연방기록원으로 이관

2003 연방 기록원 온라인 목록이 인터넷으로 이용 가능

   ○ 소장 기록물

    - 1천 1백만 이상의 역사적인 공공 영역 기록물 소장 

    - 개인적 출처의 기록물, 정치적인 정당들. 협회. 조직들의 기록물, 

      현대사의 모음 및 사진, 음성 기록류,  

카드 등 망라

    - 약 280km에 달하는 기록물 소장

      § 1867년 이전 기록물 0.834km

      § 1867~1945년 기록물 65km

      § 동독 및 소련점령지역 기록물 59km

      § 연합군 점령지역 및 서독과 연방정부 

기록물 154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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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블렌츠 연방기록원> 

<코블렌츠 연방기록보존소 전경 및 내부>

   코블렌츠2) 연방기록원은 독일 연방기록원의 주 본부로서 1952년에 

설립되었다. 이때는 라인강 옆에 이전의 프러시안 정부 장관 건물 안에 

설치되었다. 그 후 1961년에는 코블렌츠 중심부에 최고층 건물로 

건축되었고, 1986년 보존 조건, 작업 조건, 사용자 조건을 고려하여 최적합 

건물이며 저에너지로 경제적 운영이 보장되는 현재의 건물이 지어졌다. 

현재 위치는 코블렌츠 기차역에서 도보로 30~40분, 차로 10~15분이면 

도착가능하며 지형이 주변보다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었다.  

   ○ 기록물별 이용 시간

 ․ 기록물

월- 목 : 08시-19시

금요일 : 08시-16시

 ․ 사진, 포스터, 카드

월- 목 : 08시-15시

금요일 : 08시-13:30분

 ․ 도서관

월- 목 : 08시-19시

금요일 : 09시-16시

2) 코블렌츠는 독일 서부 라인란트팔츠주에 있는 도시로 프랑크푸르트공항에서 서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기차로 2~3시간의 거리에 위치하고 있다. 면적은 105.02㎢이고 인구는 약 

11만 명이다. 



11

<코블렌츠 위치> <코블렌츠 내 코블렌츠 연방기록원 위치>

   ○ 조직 구성

    - 청장 1인과 부청장 2인 체제

    - 8국 38과, 8지소 체제 / 약 800여명 근무

      § 본부(Koblenz) 근무자 약 240여명 : 연방기록국, 행정관리국, 전문표준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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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 연방기록원의 근무자는 약 800명으로 8국 38과 8지소 체계로 

조직되어 있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코블렌츠 연방기록원이  연방기록원의 

주 본부로 청장과 부청장이 근무하고 있고 행정관리국, 전문표준국, 

독일연방국이 배치되어 있으며, 그 밖에 기록물 유지 관리 및 서비스, 

시설관리를 수행하는 직원을 포함 약 240명이 근무하고 있다. 

   ○ 건물현황 

 < 코블렌츠 연방기록원 건물모형도>

   현재 건물은 좌측의 건축물로 정방형의 3개 동이 서고로 이용되고 있다. 

또한 기록물의 증가를 예상하여 확장 공간(오른쪽 상단의 빈 공간)까지 마련해 

놓고 있었다. 현재 서고의 총 가용 용량은 약 100km라고 한다.

  서고는 지하에 위치하고 있으며 습도를 제어할 수 있는 벽돌을 이용하여 

건축되어 있었다. 각 서고에는 화재를 대비하여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는데 현재는 사용하지 않고 있다. 

  각 서고에는 모빌렉이 설치되어 있었는데 특이한 점은 모빌렉 바깥면이 

모두 작은 구멍이 뚫려 있어 통풍에 유리하도록 제작이 되어있었다.  

  또한 각 기둥에 선반이 설치되어 기록물 열람 시 활용할 수 있었고 밑에 

빈 박스가 놓여있는데, 이는 기록물 열람신청서로 서고에서 기록물을 찾은 

후에 모아 버리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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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층 열람실 모습 > 

< 지하서고 모습>

< 서가 태그 및 기록물 보관된 모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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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록원의 위치 >

  2) 스코틀랜드 기록원(National Records of Scotland, NRS)

< 스코틀랜드 기록원 전경 등  >

   ○ 기관 개요

     스코틀랜드는 영국을 구성하고 있는 연합왕국 중의 하나로 

그레이트브리튼섬의 북부 지역을 차지하고 있으며 면적은 78,783㎢이고, 

인구는 약 5백만 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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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코틀랜드 기록원(National Records of Scotland, NRS)은 수도인 에든버러 

중심가에 위치하고 있으며 에든버러  기차역에서 걸어서 10분내외의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었으며 이 곳 또한 다소 높은 지대에 위치하고 있었다. 

  스코틀랜드 기록원3)은 정치적으로도 그렇지만 기록관리 측면에서도 영국 

국가기록원과는 별도의 독립적인 기관으로 운영되고 있다.  문화외교부 

소속으로 장관에게 직접 보고하는 체계이고, 스코틀랜드 지역의 기록관리 

총괄기관으로 등록소업무(Registration), 인구조사(Census), 통계관리(Demography)와 

기록관리가 한 개의 정부조직 아래의 국 단위 조직으로 운영되고 있다.

  

   ○ 기관연혁

  기관 연혁을 살펴보면 1286년 스코틀랜드 왕국 기록관리소(Records 

Office)가 설치된 이래(1707년 잉글랜드 합병 전), 법령문서, 재판기록 등과 

재산상속에 관한 유언장, 결혼서약서 등을 등록하고 이를 보존, 열람하는 

것에서 기록관리 기능 발전하였고, 수세기에 걸쳐 공공기관의 기록물 

이관량이 늘자, 그 체계적 보존관리를 위하여 1774~1789년에 걸쳐 현 

스코틀랜드 Records Office 건물 건축하게 되었고 계속적인 증축을 통하여 

현재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2011년 4월에 스코틀랜드 

국가기록보존소(NAS:The National Archives of Scotland)는 스코틀랜드 기록원(the 

General Register Office for Scotland, GROS)와 병합하여 스코틀랜드 기록원(NRS)이 

되었다. 

    ◇ 기관 특징

      - 1937년에 제정된 공공기록물법을 배경으로 스코틀랜드 행정기관 

기록물, 법원기록물, 민간기록물을 관리(1985년 민간기록물 관리 법령 제정)

        § 스코틀랜드 자산시장은 기록원 법 연구자 서비스 의존

       § 스코틀랜드 계보학자의 연구 지원 및 지역시민의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 스코틀랜드 관광 홍보 지원

      - 현재 1937년과 2011년 제정된 공공기록물법에 의해 운영되고 있음

3) 스코틀랜드는 잉글랜드와는 별개의 자치법으로 통치되며, 독자적인 사법제도와 보건ㆍ교육제도를 
비롯해 국교회제도(國敎會制度) 또한 독립해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스코틀랜드 [Scotland] (시사상
식사전, 박문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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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원장 Tim Ellis의 기관 소개>

○ 위 상

   - 스코틀랜드 정부의 비장관급 

부서(non-ministerial department)로서, 

발표에 따르면 정부의 반 

자율적인 기관으로 소개(a semi 

autonomous part of Scottish 

Government)

   - 5개 스코틀랜드 국가컬렉션 중 하나4)

   - 470여 명의 직원 근무

   - 순예산(net budget) 연간 2천만 

파운드 규모

   - 기록원의 장(長)은 스코틀랜드 호적 

     본서 장관(Registrars General for 

Scotland)과 스코틀랜드 

기록관리청장(Keeper of the Records of Scotland)을 겸임

   - 영국 지방자치 특성이 반영되어 스코틀랜드 기록원은 사실상 영국 

국가 기록원(The National Archives, TNA)의 통제 없이 독자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역설  

○ 역 할

   - 스코틀랜드 인과 역사에 대한 정보를 수집, 보존, 생산을 총괄하며, 

아울러 이러한 정보가 현재와 미래 세대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기관의 주목적으로 삼고 있음

     ▪ 국립 아카이브즈(National (state) archives)

     ▪ 시민들의 호적 가족관계 등록(Civil registration)

     ▪ 인구 통계(10년 단위의 인구 센서스 조사 등)

4)  National Collections of Scotland
  ⓵ National Library of Scotland
  ⓶ National Museums Scotland
  ⓷ National Galleries of Scotland
  ⓸ National Records of Scotland
  ⓹ Royal Commission on the Ancient and Historical Monuments of Scot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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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코틀랜드 기록원 입구 안내판>

통계·호적등록·기록 서비스를 총괄 확인 가능

<중요기록물 디지털화를 위한 오버헤드 스캔 촬영>  

  - 스코틀랜드 기록원은 기록관리, 

호적등록, 인구통계를 총괄하는 

기관특성을 최대한 활용하고 

정보화 사회에 적극 대처하여, 

각종 디지털 서비스, 개인정보 

관리, 통계조사에 대한 데이터 

연계 등 사업들을 전개

○ 정보관리 및 보존

  - 종이기록물 : 서가길이 80km

   - 미래지향적인 인구 통계 데이터 활용

     ▪ 센서스 데이터의 개인정보는 100년 동안 제제하되(locked down), 교차 

분석 산출(cross-table outputs) 등 분야에 포괄적으로 활용 

   - 스코틀랜드 정부, 법원, 교회, 개인 등 다양한 생산출처별 기록 보존

     ▪ Declaration of Arbroath5), Dunblane Inquiry6) 등 국가적 주요 사건 기록

     ▪ 1841년 이래 지속된 인구 센서스 기록 및 통계 자료 

     ▪ 주식회사, 교구의 등록 등 기관 생애기록

     ▪ 지도, 사진, 음악, 스코틀랜드 고유 전통무늬인 타탄(Tartans) 관리 및 인증

   - 기록정보 활용에 대한 700여 명의 등록사무관(registrar)의 지원, 

아웃리치 등 추진 

   - 윌리엄 월러스(William Wallace) 

관련자료에서 스코틀랜드 

의회 법률 기록 등 유구한 

역사기록에 대한 영구보존을 

위해 훼손 여부 및 열람 

빈도를 평가하여 디지털화 

작업 등 이중보존 사업 추진

     ▪ 역사적 보존가치가 있는 

‘valuation rolls’7) 60만컷을 디지털화하여 관리

5) 1320년 영국으로부터 스코틀랜드의 독립을 선언한 문건
6) 영국 역사상 최악의 총기 집단살인 사건에 대한 조사 기록
7) 지방세를 징수하기 위해 작성된 부동산 소유권의 기록이다. 스코틀랜드의 경우 ①1855~198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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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직 구성 및 운영

  스코틀랜드 기록원은 기록관리장/등록장(Keeper of the Records / Registrar 

General)이라는 직함의 기관장 아래에 6개의 부서로 이루어져 있다. 6개의 

부서는 등록부(Registration), 인구조사부(Census), 인구통계부(Demography), 기록관리부(Records), 

공공서비스부(Public Servies), 협력서비스부(Corporate Services)로 구성되어 있다. 

  2012년 보고서에 따르면 스코틀랜드 기록원의 총 인력은 436명인데 

정규직이 393명, 임시직이 43명이었다.

   

②1855년 이전, ③1989년 이후 등 3가지 valuation roll로 구분된다. 1855년 이후 매년 업데이트되고 
있으며, 인구와 재산에 대한 상세한 기록들이 기재되어 있어 스코틀랜드 기록원(NRS)에서 가장 열
람빈도가 높은 기록 중 하나이다.

기관장 (Chief Executive)
( Keeper of the Records/Registrar General)

기록관리부                     <41명>

(Records and Archives Services)

협력서비스부                   <82명>

(Corporate Services)

인구통계부                     <61명>

(Demography)

등록부                         <40명> 

(Registration)

공공서비스부                  <135명>

(Public Servicesl)

인구조사부                     <69명>

(Census Statistics)

<조직 및 직원 현황>

<직원 총436명>

  <관리직 8명>

  ※ 이 외에 사외이사(Our Non-Executive Directors)와 회계감사위원회 위원(Audit 

     and Risk Committee Members)이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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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예산현황>

  2011-2012년도 보고서에 따르면 스코틀랜드 기록원의 1년 예산은 

인건비가 14,986천 파운드, 업무집행비가 24,515천 파운드, 운영수입이 

7,270천 파운드로 총 32,231천 파운드(한화로 약580억 원)이다. 특이한 사항은 

회계처리에 관한 사항은 모두 외부의 회계처리 기관을 통하여 업무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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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B의 Dr Hugh Hagan>

<GRB 직원, 가운데 인물이 Dr Hugh Hagan>

<NRS Government Records Branch (GRB)>

○ GRB 배경 및 설치

- 스코틀랜드는 독자적인 행정기관, 

제도적 시스템, 국회가 있기 때문에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스코틀랜드 

기록원은 런던에 소재한 영국 

국가기록원(The National Archives, 

TNA)와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 이에 스코틀랜드 공공 기록물법(Scotland 

Public Records Act, 1937, 2011)의 근거 

하에 스코틀랜드 정부와 의회 

기록관리 문제에 대한 자문기관인 

Government Records 

Branch(GRB)를 설치함 

○ GRB 구성 및 운영

- 고객8) 관리팀(Client Management Team)과 

공공기록물법 평가팀(Public Records 

(Scotland) Act Assessment Team)으로 

구성

     ▪ 고객관리팀 : 4명의 아키비스트 

등 7명 구성

     ▪ 공공기록물법 평가팀 : 3명의 

아키비스트 등 4명 구성

    - 기록관리 제도 프래임 워크 및 

기록관리 모델 플랜 설계, 대상 

기관의 기록관리 운영 검토 및 

평가, 관련 연구조사 및 연구가이드 프로모션 등

8) GRB 활동 주요 대상 : Scottish Government (SG), Scottish Parliament, SG agencies, nondepartmental 

bodies, nonministerial departments, commissioners and public inquiries, UK public bodies operating in 

Scotland  ※제외기관 : 스코틀랜드 지방기관, 대학, 의료서비스기관(NHS Boa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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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도 기록물법(’11) 연례보고서>9)

○ Model Records Management Plan 요소

- GRB의 기록관리 플랜에 대한 현황은 연례보고서를 통해 보고   

(스코틀랜드 공공기록물법에 근거)

   - Model Records Management Plan 요소

     ▪ 고위 관리 및 기록관리자 책임 명시

     ▪ 기록관리 정책 문서화 및 업무분류체계(Business Classification Scheme)

     ▪ 아카이브 정리, 보존 및 처분 일정

     ▪ 정보보안 및 데이터 보호 정책

     ▪ 업무 연속성 계획 및 바이털 기록 관리(Business Continuity Plan and Vital Records)

     ▪ 정보 검색 및 기록 감사증적

     ▪ 기록관리자 역량 강화 프래임 워크

     ▪ 검토 및 자체 평가정책

     ▪ 정보공유 정책 등

9) http://www.gro-scotland.gov.uk/record-keeping/public-records-scotland-act-2011



22

   ○ 건물 현황    

< 스코틀랜드 국가 기록원 전경 > 

 

< 스코틀랜드 국가기록원 건물단면도 >

< 토지, 재산관련 기록물 열람실 모습 > 

 

< 법률, 역사관련 기록물 열람실 모습>

< 이미징 작업실- 작업실이 2중커튼 > 
 

< 1층 출입구 - 구매 가능한 기념품 및 

출판물 등 전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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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영국 국가기록원(The National Archives, TNA)

< TNA 전경 등 > 

   ○ 기관 개요

     - The National Archives(TNA)가 잉글랜드, 웨일즈를 포함하여 영국  

(United Kingdom) 기록관리·정보공개·역사편찬 총괄관리

     - 다만, 영국이 연합왕국의 특수성이 있는 나라로서 스코틀랜드와 

북아일랜드 자체 기록관리 인정

     - 외교, 국방, 정보기관 등 특수기록물까지 총괄 관리

     - 250개 정부기관 및 공공 영역 기관들의 기록물 관리 및 정보 이용 촉진 조력

< TNA의 런던 내 위치 > < TNA는 템즈강을 끼고 큐가든 지하철 역과 

가까이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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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관 연혁

1838 의회법에 근거, 공공기록보존소(Public Records Office; PRO) 설립

1952 기록물관리 개선을 위한 부처기록물연구위원회(Committee on Departmental Records) 발족

1958 공공기록법(Public Records Act) 제정. 1967년 1차 개정

1902 Chancery Lane(런던 시내)에 공공기록보존소 신축

1977 큐(Kew)에 새로운 공공기록보존소 이전 신축(1977년 보존서고 추가 증축완료)

1992 대법관(Lord Chancellor) 및 법무부 소속 책임운영기관(Executive Agency) 으로 운영

2003
PRO 및 역사적 필사본 위원회(Historical Manuscripts Commission)가 통합, 
TNA(The National Archives; TNA) 창설

2006
정부 정보관리 효율화 등을 목적으로 TNA가 공공 사무 정보 사무소(Office of 
Public Sector Information; OPSI)와 통합

   ○ 조직 구성

   - 법무부(Ministry of Justice) 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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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세기 영국 토지·조세대장>

   ○ 소장 기록물

     - 1천 1백만 이상의 역사적인 공공 영역 기록물 소장 

      - 종이기록물, 양피지, 전자기록물, 웹사이트,

       사진, 지도, 페인팅, 포스터 등 다양한 

매체의 기록 망라

     - 핵심 정부 부처들의 문서를 포함해 국내 

및 국외의 영국 정부 행정관련 기록물

     - 중세시기부터 20세기 말까지의 다양한 

법정 기록물

     - 영국제도, 세계 여러 나라 및 지역을 

포괄하는 6백만 개에 달하는 역사적 지도

   ○ 건물 현황 

 < TNA 전경- 뒤로는 템즈강을 끼고 있고 건물 앞에 분수대가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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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입구쪽 전시실 상시 운영  > < 2층 열람실 모습 >

< 열람 중 기록물 보관 사물함 모습 > < 열람 신청 후 대기중인 기록물(도면류) >

< 서고의 모습 1> < 서고의 모습 2 (도면류) > 

< 서고의 모습 3 – 운반차 > < 서고의 모습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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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본 론

1. 독일 연방기록원(Bundesarchiv)

  1) 기록정보서비스 및 네트워크 구축

 

< Use of written documents : practical questions / Frau Oldenhange, Herr Weins >

   ① 콘텐츠 및 콜렉션

    ○ 주제(테마) 콘텐츠

    독일 연방기록원은 기관에 대한 일반 대중들의 관심 제고, 미수집 

기록물에 대한 기증 유도(1차 세계대전 관련 기록 등) 등을 위해 온라인 

콘텐츠를 개발․서비스한다. 콘텐츠 주제는 이용자의 홈페이지 접속 

통계나 이용행태 분석을 통해 미리 예측하여 선정한다. 또한 인물, 

생활 속 소재(축구, 자동차 등) 등 친숙한 주제를 선정하여 흥미를 

유발하고 있다.

   특이할 사항은 주제내용 집필은 반드시 연방기록원 내 집필담당 

전문가만 집필하도록 하여 소장 기록물과 주제 내용과의 연관성, 

전문성을 극대화한다고 한다. 연간 10건 정도의 콘텐츠를 

개발․서비스하고 있는데 상시 운영인력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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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콘텐츠 및 학교 교육 지원

    독일은 학교 교과과정 중 역사교육의 비중이 높은데, 학교 

수업이나 교과과정과 연계한 교육콘텐츠를 개발하거나 학습활동 지원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다. Ludwigsburg 아카이브와 Rastatt 

아카이브에서에서 특화 서비스를 하고 있다. 

    <Ludwigsburg 아카이브>

    Ludwigsburg 아카이브에서는 역사, 정치, 종교, 윤리, 독일어 과목 

교사가 참가하며, 학생에게는 자유와 민주주의의 원칙을 가르치고 

배울 수 있게 한다, 콘텐츠는 다각적인 시각으로 설계되고, 다양한 

주제와 교과과정을 담고 있다. 학생 중심의 이러한 교육의 핵심은 

경험있는 강사가 교육학적․전문적으로 선정한 원본 기록물을 활용하는 

것이라고 한다.    

   - (주제) 

     ․ “The investigators of Ludwigsburg”: The State Justice Administration 

for the Investigation of National Socialist Crimes 본부의 

활동(전시를 통해 수행)

    ․ 불평등의 공포와 학살, 공산당 통치

    ․ 반성과 책임, 나치 등

   - (교수 및 교육방법) Keynote Speech, 관련 기록물 검색, 사전에 

선정된 기록을 활용한 그룹활동, 특별전시(Vernissage)에 대한 

발표(학교에서 교사들에 의한 단체 브리핑)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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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프로그램에 참가한 학생들 모습 >   

 

< 학교프로그램 안내문 >                  < 클래스 등록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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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astatt 아카이브>

    Rastatt 아카이브에서는 7가지 주제와 외국어 투어로 구성된 유료 

가이드투어를 하고 있다. ‘자유’를 주제로 한 Theme Days를 사례로 

살펴보고자 한다. 과거 역사와 현재 시점에서 자유의 가치에 대한 

의문에서 시작하는데, 1848년의 3월 혁명(March Revolution)과 1989년의 

평화혁명(Peaceful Revolution)을 소재로 다룬다. 역사적 사건으로서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해 현재를 보고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이슈에 대해 토론하고 생산적이고 상호작용하는 

방식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 주제와 관련하여 세 가지 유형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주요 대상층, 참가자 수, 프로그램 운영시간 

등을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다.

< 학생 프로젝트 및 상설전시 가이드투어 신청서 >

    ○ 컬렉션

  독일 연방기록원은 각 아카이브별로 특화된 컬렉션을 구축하고 

있다. 본원인 Koblenz는 독일제국과 독일연방공화국, 1948~49년 독일 

혁명, 사진 및 포스터 등에 대한 컬렉션을 구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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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Digital picture Archives of the Federal Archives’>

     - (서비스) 2006년부터 시작

     - (대상) Bundesarchiv가 소장하고 있는 약 1천 1백만 건의 스틸사진, 

항공사진, 포스터 중 약 20만 건

     - (내용) Weimar 공화국(1919-1933), 나치 제국(1933-1945), 독일

             연방공화국(1945-1949)의 주요 행사, 인물 등

     - (검색) 전문(full-text)검색, 확장검색, 토픽검색(주제, 인명, 지역 등) 

     - (활용) 출판, 전시, 교육, TV․영화, 신문․잡지 등 

< Use of Photos : practical questions / Frau Caspers >

< 사진 이용신청서 및 이용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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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기록 전시 

○ 독일 연방기록원은 별도의 전시관을 운영하지 않고 본원 1, 2층 

로비에서 주요기록물을 상설전시하고 있음  

<로비전시-1> <로비전시-2>

 ○ 현재 특별전시가 진행 중에 있지는 않으나 제2차 세계대전, 

독일 통일 등 이용자들의 관심이 높은 주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수집, 컬렉션으로 묶어 관리하고 관련 전시를 기획 

   ③ 간행물 편찬

○ 팜플렛, 책자 등 다양한 형태로 출판된 기록원 소개 자료에서 

보존시설 운영현황, 주요기록물 현황 및 이용방법 등을 제공하고 

있음

<독일 연방기록원 소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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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필름 열람실>

   ④ 열람 및 지원

  독일 연방기록원(코블렌츠)에서는 약 280km(서가길이 기준)에 달하는 

기록물 소장하고 있다. 개인적 출처의 기록물, 정치적인 정당들. 협회. 

조직들의 기록물, 현대사의 모음 및 사진, 음성 기록류, 카드 등을 

망라하고 있는데, 독일 연방기록원은 이들 기록물들 원본을 직접 

열람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다. 

   기록물 열람은 일반적인 아카이브즈 열람 방식과 동일하게, 

유일본의 장기보존을 강구하고자 사전 등록한 신청자에 한하여 접근을 

허용하고 있다. 한편 열람실 출입시 펜, 볼펜, 유성사인펜 등 자칫 

원본 기록물을 훼손할 수 있는 기록매체에 대해서도 통제하고 있다. 

다만 이용자의 개인pc 반입은 가능하다.

<독일 연방기록원 열람실 내부(1층)>

 이와 더불어 보유기록물의 이중보존 및 열람활용을 위해 

마이크로필름 열람도 병행하고 있다. 마이크로필름 열람을 위한 

리더기는 원본 열람실 옆에 위치하고 있다. 독일 연방기록원은 

마이크로필름 제작 전 

사전평가를 실시하는데, 

열람빈도가 높은 순을 

주요 기준으로 삼는다. 

마이크로필름 제작은 보유하고 

있는 비전자기록물의 5%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관계자의 설명에 

따르면, 현재 마이크로필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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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람하는 주요 목적은 인물사, 나치시대 연구 등 이라고 한다. 더불어 

온라인 사용자 열람에 대응하기 위해 디지털라이징 작업도 추진하고 

있는데, 사업추진한지 3년 정도에 불과하여 현재까지 보유기록물의 1% 

미만에 그치고 있다고 밝혔다. 관계자의 추가 설명에 따르면, 

마이크로필름 제작은 기술수용이 느리고 보존에 안전하다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보존과 열람을 병행할 수 있는 유리한 매체제작이라는 

의견을 피력하였다. 디지털라이징 작업은 급격한 전자기술 발달 등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사실상 장기간 보존이 어렵고, 이는 

대중적 관심과 이용자 접촉면을 넓히기 위한 열람·활용 면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아울러 밝혔다.

   한편 기록물 열람을 위해 내원하는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해 1층에 

식당을 운영하고 있으며, 열람실 출입구 앞 로비에 기록물 전시 및 

기록원 열람 안내 브로셔를 배치하여 기록원을 홍보 및 소개하고 

있다.

<독일 연방기록원 식당 및 전시·안내시설(1층)>

   ⑤ 네트워크 구축

독일 연방 기록원은 지역사회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지역사회와의 유기적인 네크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주요 지역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기록원에서는 ‘강연의 밤’이라는 제목으로,

지역주민 및 기타 시민들을 대상으로 기록을 소재로 한 시사적인 

내용의 대담·강연회를 개최한다. 예컨대 독일과 이스라엘과의 관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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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정치에 대한 주요 전문가를 

초청하여 대중을 상대로 심도있는 

논의를 전개한다. 최근에는 

‘난민인권’과 관련하여 전문가 

대담행사를 개최했다고 한다.

아울러 ‘영화의 밤’, ‘다큐멘터리의 밤’

등의 지역 프로그램도 진행한다.

코블렌츠 문화원과 연계하여 독일 연방 기록원 및 기타 

아카이브즈에서 소장하고 있는 필름 등을 1년에 10편 정도의 주기로 

상영하고 있고, 가족 프로그램 등을 병행한다. 이러한 행사들은 

코블렌츠가 독일과 유럽을 대표하는 ‘지적인 인권도시’로서의 이미지를 

강화하는 데 크게 기여했으며, 아울러 코블렌츠 지역주민들의 

자부심과 지역 정체성을 고취하는 데 역시 크게 보탬이 되었다.

아울러 독일 연방 기록원은 기록관리·서비스에 대한 지역 네트워크 

활성화와 더불어 재난대비에 대한 지역 네트워크 구축 역시 강화하고 

있다.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2009년 지하철 공사가 원인으로 추정되는 

퀄른 기록보존소 붕괴사고의 계기로 종합적인 기록관리 재난대책의 

필요성이 강화되었다고 한다. 이후 ‘긴급상황 대응 네트워크’ 전략이 

수립이 되었고, 이에 대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주, 시, 구 

단위 지방자치단체, 소방기관, 병원, 기록물관리기관, 박물관 등 

문화기관 등이 상호 협약을 체결하여, 체계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역할분담과 명령체계를 마련하였다. 나아가 대학의 화학과 교수들이 

재난에 따른 기록물훼손에 대해 대응할 수 있도록 강구하고 있다.

한편 각급 기관의 기록물관리전문요원 등 기록관리담당자들은 

주기적으로 재난대비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소방기관 역시 대응 

매뉴얼을 상시 업데이트하여 위기대응능력을 유지하고 있다고 한다.

   ⑥ 이용자 만족도 조사 / 요구분석

   독일 연방기록원은‘Google Analytics’를 이용하여 홈페이지 

이용분야, 주제검색 유형, 메뉴별 이용시간, 접속지역 등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연간 이용자 통계 및 행태분석을 하여 향후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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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에 참고한다. 특히 2015년부터 시간별 데이터, 월별․주별․계절별 

검색키워드를 주제 카테고리별로 연관성을 분석하여 많이 검색하는 

주제에 대해 지도(Map)을 작성하고 분석한다. 이 결과는 관련부서와 

공유하며, 대중의 관심주제를 예측하여 먼저 주요 기록을 일반이나 

언론에 공개하기도 한다고 한다. 독일 연방기록원은 설문조사 등의 

방법으로는 이용자 만족도나 요구분석을 선호하지 않는다고 한다. 그 

이유는 설문조사를 통해서는 이용자는 연방기록원에 실질적인 요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유효한 결과를 얻을 수 없으며, 또한 웹사이트를 

통한 많은 피드백이 오는데 이것이 더 유효하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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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 내  용

1980 첫 번째 아카이브 IT 솔루션 AKABDA 도입

1992 기록과 필름을 위한 DB “Thomson” 자체 개발

1999 첫 번째 웹사이트 구축

2004 개인 데이터 DB “BASYS 2(P)” 자체 개발

2005 인터넷 기반 검색 수단(finding aids) 도입

2006 디지털화 기록용 인터넷 기반 검색 엔진 “ARGUS” 구축

2011 검색 엔진 “Invenio” 자체 개발

2014 신규 인터넷 검색 엔진인 “Invenio online” 구축

2016 필름 아카이브 관리 시스템인 “BASYS 3-Film” 자체 개발

2017 비필름 아카이브 관리 시스템인 “BASYS 2(B+E)” 자체 개발

  2) 전자기록관리 체계

   ① 전자기록관리 체계

     가. 전자기록관리 시스템

      독일 행정기관들은 전자문서관리시스템 사용이 의무는 아니며, 각 

기관들이 자율적으로 사용 여부를 결정한다. 사용 기관들의 시스템들은 

범용적으로 동일한 시스템은 아니다. 2017년부터는 전자 workflow를 

쓰게 되며, 문서 유형별로 다양한 표준포맷 가이드 내역을 포함한다.

  행정기관들은 주로 이메일 형식으로 문서를 생산하며, 중요 사안인 

경우 편지, 팩스로 서명을 기재하여 발송한다. 생산된 기록은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폐기 여부를 검토하여 2005년 구축된 노동청 소속의 

중간저장소(Digital Stack)로 이관된다.

  기관에서 중간저장소로 문서 이관 시 사안이 종료된 건을 보내야 

하지만 의무사항은 아니며, 기관에서 보내는 시기는 기관 자체에서 

정하고 있다. 이관은 기관과의 약속이므로 통상적으로 10년 안에 

완료되며, 연방기록원은 중간저장소를 이관 전 사전 판단용으로 

활용하고 있다. 중간저장소와 영구기록관리시스템인 BASYS 간에는 

연계 규격을 통해 온라인으로 이관된다. 연방연록원의 아카이브 정보 

기술 변천사는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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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날 연방기록원에서는 소장 자료(archival holdings)의 평가·관리, 

디지털화, 디지털 객체(디지털 및 디지털화 기록)의 획득과 보호, 

인터넷/인트라넷/국가간 포털을 위한 보존 메타데이터 및 디지털 

객체의 제공, 일반 관리 프로세스의 지원, 전자 통신의 확장 등을 

수행하고 있다.

  연방기록원은 공개표준, SAGA 5(공공행정에서 소프트웨어 시스템의 명세와 

메소드), OAIS(기록 IT 관리 표준), EN 15907, CEN-Standard(필름 기록 IT 

관리 표준), SOA(Service-Oriented Architecture), XML, EAD, 오픈소스(Linux, 

Apache, JBoss, Tomcat, J2EE), 클라이언트 서버 아키텍처, 오라클 DB, MS 

오피스 2010 등의 기술 표준을 따른다.

[독일 연방기록원 기록 IT 개념도]

  향후 연방기록원이 추진 할 예정인 IT 전략은 일반 승인 시스템에 

의해 통제되는 평가 정보와 디지털 콘텐츠의 통합된 표현과 관리, 

디지털 콘텐츠 제공의 개선, 국가 간 포털의 협력과 통합된 콘텐츠 

교환, 품질 준수, 모든 기록 객체의 보안 복제를 위한 디지털화, 

적합한 스토리지 기술의 사용, 연속성 있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IT 

솔루션의 구현, IT 보안 규정 준수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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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실 내 기록관리시스템 장비 전자기록 스토리지 설명

   ② 전자기록 장기보존 정책

     가. 전자기록 보존정책

      연방기록원에는 2008년부터 매년 문서 위주로 평균 0.5TB의 

전자기록이 이관되고 있으며, 기계적 체크(JHove)를 통해 오류 여부를 

확인한다. 기술적으로 문제가 있는 기록은 복원하지는 않으며, 해당 

기록 보유 기관에 재이관을 요구한다.

  연방기록원은 전자기록 표준 포맷 정책을 운영 중이며, 문서는 

PDF/A(B), 음성은 PCM, 영상은 WAV 등이다. 전자기록 생산 시 표준 

포맷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는 있으나 강제하지는 않는다. 

비표준 포맷으로 이관된 전자기록은 기록원에서 변환을 수행한다. 

이관 후 전자기록은 데이터 중복 및 소유권 문제로 인해 해당 

기관에서 삭제한다. 또한 보존 대상 전자기록은 해시값(hash value), 

체크섬(checksum)을 통해 이상 여부를 주기적으로 검사한다.

  디지털 시대에는 전자적 형태로 정보가 저장됨에 따라 여러 

장단점들이 존재한다. 즉 검색(searchability), 복제(replication), 폐기 

용이성(disposability) 등과 같은 장점 및 디지털형식 정보 보존의 어려움, 

디지털기술의 빠른 노후화(obsolescence) 등 단점들이 있다.

  연방기록원은  1988년 연방기록법(Federal Archives Act)을 통해 디지털 

데이터 보존의 책임성을 표기하였으며, 1990년대에는 GDR 메인프레임 

컴퓨터로부터 생산되는 디지털 데이터를 인수 및 보존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그리고 2008년부터 디지털 아카이브를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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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 아키이브 구조는 ISO 14721(OAIS 참조모델) 및 PREMIS(Preservation 

Metadata Implementation Strategies) 데이터 모델을 준수한다. OAIS 

아키이브의 필수 기능인 적합한 아카이브 스토리지, 데이터 관리, 입수 

절차는 기구현 되었다.

❍ 아카이브 스토리지(Archival Storage)

    - 계층적 스토리지 관리시스템을 사용하며, 대용량 디스크 및 

마그네틱 테이프 스토리지 운영

    - WORM(Write Only Read Many)10) 기능을 갖는 데이터 스토리지 장치

    - 자동 에러 탐지

    - 각각의 보존정보패키지(Archival Information Package, AIP)는 4개의 

복사본이 저장됨

❍ 데이터 관리(Data Management)

    - DOXis 소프트웨어 패키지 활용

    - 일관성 있는 메타데이터 관리

    - 보존정보패키지의 생성과 관리 수행

아카이브 스토리지 데이터 관리

❍ 입수 절차(Ingest Procedure)

    - 사전입수 도구(Pre-Ingest-Toolset, PIT)는 공유 폴더 파일 

시스템으로부터 수동적으로 입수정보패키지(Submission Information 

10) 디스크에 정보를 단 한번만 기록할 수 있고, 그 후에는 해당 드라이브에 있는 데이터가 삭제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데이터 저장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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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ckage, SIP)를 생성하며, JHove/DROID를 활용하여 파일포맷의 

식별과 검증 자동화

        ※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입수정보패키지 생성은 옵션임

    - XBarch는 연방기록원에 의해 정의된 메타데이터를 위한 XML 

스키마이며, 보존정보패키지 구성을 수행함. 메타데이터는 행정, 

조직, 내용, 기술, 장기보존 관련 값을 포함

< 독일 연방기록원 전자기록 입수절차 >

  연방기록원은 논리적 보존을 위해 충분한 메타데이터, 적합한 

파일포맷, 입수 과정의 마이그레이션, 보존 과정에서 소프트웨어와 

파일포맷의 정기적 평가, 노후화에 의해 위험해진 포맷의 

마이그레이션 등 핵심적 전략을 추진한다.

  디지털 생성 기록(born-digital records)에 대한 직접적인 접근은 오직 

기록관리전문가(archivist)들에 의해서만 수행되며, 그 외 사용자들은 

기록관리전문가가 수동으로 생성·제공한 보존정보패키지 복사본에 

의해서만 접근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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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화 기록의

보존전략 소개

디지털 생성 기록의

보존전략 소개

디지털(화) 기록 보존전략

관련 질의응답

  디지털화된 콘텐츠는 연방기록원의 온라인 카탈로그인 BASYS 

Invenio를 통해 탐색 및 접근될 수 있다. 검색 엔진 Invenio는 가능한 

많고 빠른 정보 및 디지털화된 자료의 접근, 기록 사용의 법적 기준 

(권리 관리), 자동화된 업데이트 프로세스의 원칙하에 개발되었다.       

  Invenio는 오픈 소스 제품들(서로 다른 미디어 타입 조회를 위한 Islandora 

뷰어, 객체 관리를 위한 Fedora Commons 저장소, HSM 기능의 스토리지 솔루션)을 

사용하였으며, 국제 표준들(OAIS, PREMIS)을 활용하였다. 또한 

지속가능성, 문서화, 데이터와 포맷의 개방성, 네트워킹 등을 고려하여 

구현하였다.

❍ Islandora 솔루션 패키지 포함 뷰어는 아래와 같다.

    - 인터넷 아카이브 북 뷰어

    - 지도, 파노라마 이미지, 항공사진 조회용 OpenSeadragon

    - 오디오, 비디오 조회용 MediaElement Player

    - 신문 조회용 OpenSeadragon Paged Content 뷰어

    - Java 파일용 IIV 북 뷰어

    - PDF 파일 조회용 Flexpaper PDF

    - 오디오, 비디오 조회용 JW Player, Flow Player

  BASYS 2 시스템과의 통합을 위해서 기술(description) 단위 존재 UUID 

링크가 필요하였으며, 메타데이터 중복, 기록관리전문가 위한 추가 

노력 제거가 요구되었다. 또한, 보안 연결을 통한 invenio로부터의 

검색이 필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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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검색 디지털객체 링크정보 제공 검색결과

디지털화 문서 조회 디지털화 지도 조회

❍ 디지털화 기록 포맷은 아래와 같다.

    - 파일 : 입수와 장기 보존을 위한 TIFF, JPG/PNG 뷰어로의 

변환을 위한 서비스 포맷으로서 JPEG2000

    - 지도 : DNG와 TIFF, OpenSeadragon 뷰어에서 변환을 위한 

서비스 포맷으로 JPEG2000

    - 오디오 : WAV, MP3

    - 비디오 : MP4(OGG, MOV, QT, M4V, AVI)

  연방기록원은 포털에 데이터를 제공하기 위해 법적 제약 없는 

데이터의 백업(export), 사용자 간섭 없는 자동화 프로세스, 최신 데이터 

유지 등의 전략을 가지고 있다. 이를 위해 PL/SQL 스크립트, 

맞춤형(customizing) XSD(XML 스키마 정의), 모든 레벨의 객체를 기술하기 

위한 범용 유일 식별자(UUID)11) 등의 기술적 환경을 구축하였다.

11) Universally Unique IDentifier : 소프트웨어 구축 시 유일성을 완벽하게 보장하기 위해 국제기구에서 
표준으로 정한 식별자 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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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엔진 Invenio 소개 Invenio 초기 화면

XML 스키마 정의 UUID 정의

  디지털화된 파일자료는 무료로 접근할 수 없으며, 권리 관리를 위해 

항상 invenio를 통해 사용되고, UUID에 기반하여 포털로부터 invenio에 

링크된다.

[디지털화 데이터의 외부 제공]

  연방기록원은 향후 배부정보패키지(Dissemination Information Package, 

DIP) 생성 자동화, 디지털 생성 기록에 대한 완전한 온라인 접근 및 

디지털 보존 정책의 완성과 지속적 리뷰 등을 계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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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스코틀랜드 기록원(National Records of Scotland, NRS)

  1) 기록정보서비스 및 네트워크 구축

  스코틀랜드 기록원(NRS)은 2011년 The General Register Office for 

Scotland(GROS)와 The National Archives of Scotland(NAS)를 통합하여 

출범하면서‘Strategy 2012-2022’를 수립했다. 6개의 비전과 4개의 테마, 

5가지 전략목표를 포함하고 있는데 전략목표 4에 NAR의 교육서비스, 

아웃리치서비스 등 기록정보서비스에 대한 우선순위를 정하고 있다. 

※ Strategic Priorities 중 Strategic Objective 4.

Strategic 
Objective Priorities Key themes Scottish Government 

National Outcomes
4. To promote 
and extend the 
use of our 
records, data, 
expertise and 
statistical 
information, 
raising awareness, 
understanding 
and enjoyment of 
Scotland past, 
present and 
future.

We produce a range of 
demographic statistics, 
analysis and advice which 
is available in a variety of 
formats and which meets 
our users needs. 

We work in collaboration 
with the academic 
community and other 
users to maximise the 
use made of our records 
and data for a wide 
variety of research 
purposes.

...

NRS‘s education services 
are widely used by 
learners of all ages 
including universities, 
research bodies and other 
HE and FE institutions, 
Scottish schools and adult 
and community education 
groups.

NRS’s outreach services 
provide informative and 
enjoyable ways for all 
online and onsite visitors 
to understand and use 
our information and other 
resources. 

....

Preserving the  
past 

Recording the 
present 

Informing the 
future

...

Our young people 
are successful 
learners, 
confident 
individuals, 
effective 
contributors and 
responsible 
citizens 

...

Our public 
services are high 
quality, 
continually 
improving, 
efficient and 
responsive to 
local people’s 
nee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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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콘텐츠 및 콜렉션

    ○ 교육콘텐츠 및 학교교육 지원

      NRS는 기록을 통해 스코틀랜드의 역사, 문화, 전통을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교사들의 학습지도를 지원하는 학교프로그램(Scottish Archives 

for Schools, SAfS)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교과과정 전반에 대한 학생의 

흥미와 상상력을 자극하기 위해 NRS 소장 기록물을 이용하여 

상호작용하고 흥미로운 수업을 만들기 위함이다. 

     < Scottish Archives for Schools(SAfS) >

       - (목적) NRS가 소장하고 있는 원본 기록을 이용하여 학교 

교육과정과 국가 자격시험 지원

       - (방법) 오프라인 워크숍과 Web conference 병행

         ․ 워크숍 : NRS를 방문하여 전문가들과 함께 워크숍

         ․ Web Conference : 방문이 불가능한 지역의 학교를 대상으로 

온라인으로 워크숍 진행

       - (신청절차) 워크숍 레벨 선택 → 방법 선택(워크숍 또는 Web 

Conference) → 예약

       - (대상/수준) Broad National Education/National 3․4․5, Higher 
and advanced higher qualification.

         ․ Broad National Education/National 3․4․5 : 기록원과 

아키비스트의 역할, 다양한 유형의 사본 기록물을 이용한 

기록 이용법, 사본 기록물과 타탄 샘플을 이용한 

스코틀랜드 전통문양 타탄 알기, 메리여왕의 친필 

기록․씰․동전 등을 이용한 메리 여왕 알기 등.

         ․ Higher and advanced higher qualification : 사본 및 원본 

기록물을 통한 스코틀랜드 독립전쟁 알기, 의회․교회의 

문서에서 1560년대 이후 스코틀랜드의 발전에 있어서 

교회의 영향에 대한 질의를 추출하고 토론하여 

1542~1903년 개혁의 시대 알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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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공기록) 16세기~17세기 편지와 다이어리, 스코틀랜드의 

자연, 스코틀랜드 독립전쟁(1286년~1329년), 제임스 4세와 

Flodden 전투(1513년),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의 회의 

합병(1707년), 여성참정론자 등에 관한 다양한 유형의 기록 

정보원 제공

       - (교사 지원) 교사용 훈련 수업 제공(기록물 활용법 등)

< Scottish Archives for Schools 메인 화면 >

< 워크숍 또는 Web Conference 신청 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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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 2016년 학교프로그램 >

    ○ 콜렉션

     NRS의 주요 콜렉션은‘ScotlansPeople’와 ‘ScotlandsPlaces’등이 있다. 

     < ScotlansPeople >

        - (개요) 스코틀랜드인의 가족역사를 찾을 수 있도록 출생․결혼․  
                사망 관련 레코드, 유언장, 센서스 기록 등을 서비스

        - (제공기록물) 법정 등록부(Statutory Registers)․구교구 등록부(old 

Parish Registers)․카톨릭 등록부(Catholic Registers)에서의 

출생․결혼․사망, 센서스 기록(1841년~1881년), Valuation Roll 

        - (제공방법) 오프라인(Family History Centre), 

                      온라인(www.scotlandpeople.gov.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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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용방법) 

          ․ 온라인 이용 : 무료, 종류에 따라 유료*(credits이나 현금)

* 유언장 열람은 10 credits 지불

          ․ 오프라인 이용 : 기본 검색 및 이용은 하루 15파운드, Assisted  

            검색은 하루이용료 15파운드에 시간당 20파운드 가산

            ※ Family Tree를 완성할 수 있도록 Family Tree 시트 제공

< ScotlandsPeople 콜렉션 메인화면 >

 < 1841년 인구센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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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5년 출생신고서 >

< 1855년 결혼신고서 >

      < ScotlandsPlace >

        - (개요)‘Register House Plans’시리즈*, 지형학적・고고학적으로 

중요한 지역의 역사 자료를 선별하여 스코틀랜드의 역사적인 

장소를 담은 기록을 검색・서비스

         * Register House Plans 시리즈 : 스코틀랜드의 지도, 건물 설계도,

도시계획도 등을 서비스(16만 건). 디지털 사본은 NRS 내

Historical Search Room에서 검색・이용, 원본은 Thomas

Thomson House에서 열람 가능(이용자 카드 필요)

        - (제공정보) 지역별 간략 설명, 검색 결과 요약, 상세 검색결과(관련 

서적, 관련 기록에 대한 상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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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협업기관) Historic Environment Scotland, The National Library 

of Scotland, 에든버러 대학, 스코틀랜드 정부

        - (설문조사 실시) 연령(무응답 가능), ScotlandsPlaces를 알게 된 계기, 

방문주기, 접속 방법, Transcription 참가 여부, 방문 목적, 

검색방법 중 가장 효과적인 검색방법(장소명, 지역명, 정보원의 

유형 등), 찾고자 하는 자료를 얼마나 쉽게 검색했는지 정도, 

다른 사람에게 추천할 것인지, 기타 제안 등에 대해 온라인 

설문 실시

< ScotlandsPlace 콜렉션 메인화면 >   < 상세검색 화면 (에든버러) >

 < 관련 기록물 상세보기 화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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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기록 전시

   - 스코틀랜드 기록원 본원에는 전용 전시공간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소규모전시는 열람실 로비에서 연출

<로비전시> <스털링 성에서의 특별전시>

   - 대규모 기획전시는 유관 박물관 등 문화시설과 협업하여 추진

     * 일례로 작년에는 이용객이 많은 스털링 성에서 특별전시 진행 

   - 전시 기획 및 제작 프로세스는 일반적인 사항과 크게 차이가 

없으나, 저예산 스팟 전시사업에는 아키비스트가 직접 참여하여 

기획력을 높임

① Research and 
selection of 
'possibles'

② Development of the 
story

③ Layout of the cases

④ Sequence of the 
content

⑤ Conservation and 
display of documents

⑥ Images

⑦ Design ⑧ Writing the content - 
more research

⑨ Marketing and 
publicity

   - 전시담당자(아키비스트)는 전시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보유기록 

뿐만 아니라 관련 기록정보 시각화 연출을 적극 활용하고 

전시공간 및 전시물 배치 및 그래픽, 폰트, 조명 등 전시요소 

전반을 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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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연출과 기록정보 배치1> <그래픽연출과 기록정보 배치2>

   ③ 간행물 편찬

    - 인구, 출생, 사망, 결혼, 이민, 세대 등 매년 50여 통계 관련 

간행물 편찬

<스코틀랜드 기록원 입구 앞 기념품 샵에서 판매 중인 간행물>

역사기록 편찬뿐만 아니라 인구통계, 가족사(계보학) 관련 교육자료도 다수 출판하고 있음 

    - 온라인 출판의 경우 PDF와 HTML버전을 기본으로 하되 차트 

자료는 EXCEL형식 지원하여 활용도를 높임

   ④ 네트워크 구축

스코틀랜드 기록원은 영국 스코틀랜드 지방자치의 특성상 독자적인 

운영정책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 독자적인 문화 정체성 유지

에도 노력하고 있다. 아울러 스코틀랜드 기록원은 전통적인 기록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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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인구센서스 및 통계·데이터를 관장하고 ‘등록’ 업무를 통

합관리하고 있다. 이러한 특성이 반영된 것 중 하나가 스코틀랜드 정

통 격자무늬인 ‘타탄(Tartan)’에 대한 기록원의 등록·관리이다. 타탄무

늬 등록은, 타탄의 보호 및 홍보를 위해, 2008년 스코틀랜드 의회 법에 

의해 설립되었고, 회원 가입 및 타탄 디자인 데이터베이스 구축 관리

는 스코틀랜드 기록원이 담당하게 되었다.

<Title from plan of the estate of Ardsheal flanked by kilted highlanders and a scene 

containing military encampment, baggage train and soldiers, 1773>

타탄무늬는 스코틀랜드 정체성을 반영한 역사적인 전통적인 무늬이

다. 15~16세기부터 본격적인 윤곽을 드러나고 18세기에 정립되기 시작

했으나 종류나 이름도 다양했다. 역사성이 반영되어 통상 지역명이나 

가족의 이름으로 명명되었는데, 스코틀랜드 정부 차원에서는 타탄을 통

한 정체성을 강화하고 하여 지역 네트워크를 공고히 하고자 타탄을 정

립하는 통함 관리체계를 마련하였다. 스코틀랜드 기록원은 방대한 양의 

타탄 무늬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이미 등록된 DB와 새롭게 

발굴되거나 개발된 디자인을 비교하거나 타탄 역사연구를 위한 스코틀

랜드 기록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아울러 지역, 기업 등 타탄 관

련 기관 간 관계를 조율하고 협력관계를 이끄는 기능을 수행하다.



55

<The first recorded reference to "Highland tartan· in the Treasurer"s

accounts for King James V, 1538>

<The Scottish Register of Tartans 데이터베이스 검색 결과>

   ⑤ 이용자 만족도 조사 / 요구분석

   NRS는 이용자, 이용자의 요구사항 및 의견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해 온․오프라인 설문조사, Google Analytic, 워크숍, SNS 등 다양한 

분석방법을 사용한다. 또한 대표 컬렉션인 ‘ScotlandsPeople’, 

‘ScotlandsPlaces’에 대한 설문조사를 별도로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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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문조사의 사례로 ScotlandsPeople 콜렉션 및 서비스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 콜렉션 및 서비스에 대해서는 LFHCs(Local Family 

History Centres)와 함께 만족도, 재방문 여부 등을 조사를 한다. 

오프라인 설문은 설문조사 기간 동안 방문자를 대상으로 조사하는데 

2014년의 경우 약 200명이 설문에 참가했다. 온라인 설문조사는 전 

세계 온라인 이용자를 대상으로 조사하는데, 2014년의 경우 3~4만 

명이 설문에 응했다고 한다. 이중 2만 명이 다음 설문에도 응하겠다고 

응답하였는데, ScotlandsPeople 컬렉션 및 서비스에 대한 이용자의 

관심과 만족도를 알 수 있다.

< Customer Insight / Jules Goodlet-Rowley >

  이용자 행태분석을 위해‘Google Analytics’를 사용한다. 어느 

지역․국가에서 접속했는지, 언제 접속했는지, 어떻게 검색했는지 등을 

분석한다. 특히 독일 연방기록원과 마찬가지로 NRS에서도‘Google 

Analytics’을 활용한 이용자 행태를 분석하는 것이 흥미롭다. 

< Google Analytics를 이용한 ScotlandsPeople 컬렉션 접속 현황 >



57

    서비스 만족도에 대한 조사는 1996년에 설립된 The Public 

Services Quality Group for archives and local Studies(PSQG)에서 

수행한다. 방문 목적, 직원․서비스․시설에 대한 의견, 방문 결과에 대한 

의견, 응답자 정보(나이, 성별, 지역)를 조사한다. 

  2014년도 설문조사 결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설문조사자의 76%가 

응답했는데, 이용목적은 학술 연구가 49%, 가족역사 연구가 35%, 

지역역사 연구가 29%, 업무 관련․출판 등이 12%로 나타나 다양한 

목적으로 NRA를 이용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재산․행형 관련 기록을 열람하기 위해 국가기록원을 주로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NRS의 결과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또한 NRS 이용자의 만족도가 매우 높게 나왔으며, 직접 방문하기 전에 

온라인 카탈로그 검색을 선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 PSQS 설문과 Google Analytics >

< PSQS 설문 결과의 시사점 분석 > 



58

<The Lord Clerk Registers Room> <Media Room>

<The Lord Clerk Registers Room 앞 열람·전시실> <Media Room 옆 열람실>

<스코틀랜드 기록원 앞에서 기념사진> <Media Room에서 기념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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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전자기록관리 체계

   ① 전자기록관리 체계 

 

     가. 전자기록관리 시스템

     스코틀랜드 기록원에서는 250~350개의 행정기관이 전자기록을 

생산 하고 있으며, 전자문서기록관리시스템(Electronic Document and 

Records Management System, 이하 EDRMS)에는 10.5TB(258,000개 파일)의 

전자기록이 저장되어 있다. 전자기록은 복잡성(디지털 기록 사이의 필수 

연결, 첨부 있는 이메일, 많은 작은 파일들로 구성된 드로잉 파일 등)과 

노후화(특정 H/W와 S/W에서만 조회 가능)로 인해 행정기관에는 큰 

도전이다.

[스코틀랜드 기록관리시스템 개념도]

  EDRMS는 S/W 개선이 잘 안되고 너무 복잡하게 만들어서 사용이 

어려운 측면이 있다. 그래서 많은 스코틀랜드 정부기관은 MS社의 팀 

공동 작업 소프트웨어(Team Collaboration Software Tools)인 SharePoint를 

통해 문서를 생산하고 있으며, 문서 작업 시 저장명, 순서와 같은 

절차를 사전에 규정하여 따르고 있다. 행정기관에서 전자기록 생산 시 

별도의 승인 절차는 없으나, 지정된 생산 절차를 따라야 하므로 

전자서류에 서명이 없어도 법적 증거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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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명칭 설명

1 제목(title)

의미 있고 설명적인 파일과 폴더명

예) 파일명 : “2013-11-22 Minutes-Health and 

Safety Committee"

폴더명 : "2012-2013 Budget"

2 식별자(identifier)
객체가 위치하는 곳

예) 폴더 또는 파일경로, 통합자원식별자(URI)

3
생성일(date of 

creation)
기록이 처음 생성된 날짜

4
최종변경일(date 

last modified)
기록이 가장 최근에 변경된 날짜

5
폴더 또는 파일

(folder or file)
디지털 객체가 폴더 또는 파일인지 여부 규정

  기록원으로 전자기록 이관(transfer) 시 온라인 연계는 되지 않으며, 

암호화된 외장 하드디스크를 통해 오프라인 이관을 수행한다.

[오프라인 이관용 외장 하드디스크]

     나. 전자기록 이관

     전자기록 이관 시 파일 외에 다수의 메타데이터가 이관 되나, 

실제 사용자에게 제공되는 메타데이터는 9개로 매우 단순하다. 이관은 

ISO 20652:2006 표준12)을 따르며 이관 논의, 형식화, 이관, 결과 검사, 

인수증 확인의 단계를 따른다.

12) ISO 20652:2006 Space data and information transfer systems-Producer archive

interface-Methodology abstract stand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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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명칭 설명

6 체 크 섬
(checksum)

각 객체에 대한 체크섬 알고리즘은 인수된 기록들이 
이관된 것과 동일한 지를 검증하기 위해 사용

7 rights(권리)
저작권 및 지식재산권(IPR) 조건은 명시적으로 각 파

일에 대해 언급되어야 함

8

폐쇄상태/보안표시
( c l o s u r e 
status/protective 
marking)

만약 어떤 메타데이터, 파일 또는 폴더가 정보자유법 

하에서 면제되거나 특정 조건하에서 폐쇄되었다면 

표시되어야 함

9 연계복사(linked 
copies) 객체가 다른 객체에 연계된 장소와 이유를 표시

  ❍ 전자기록 이관 체크리스트는 아래와 같다.

      - 파일들은 읽을 수 있어야 하며, 암호화 불가

      - 소프트웨어 동봉 불가 및 압축 해제

      - 모든 파일들의 리스트, 파일·폴더 수, 전체 이관 크기 명시

      - 기록원은 복잡한 기록, 첫 이관인 경우 테스트 데이터를 

요청할 수 있음

      - 이관은 하나의 상위 레벨 폴더에 동의된 명칭으로 넣음

      - 가능하다면 이관 건마다 한 개의 드라이브 사용

      - 기록원은 이슈가 있다면 이관을 중지하거나 기록 생산자에게 

반려할 수 있음

      - 기록원이 기록의 안전한 보존을 확인한다면 삭제될 수 있음

      - 위험관리계획(Risk Management Plan, RMP) 요구사항 삭제

전자기록관리체계 설명 전자기록관리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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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전자기록 장기보존 정책

     가. 전자기록 보존정책

      스코틀랜드 기록원은 현재 공공기관(public bodies)과 

공공조사위원회(public inquires)로부터 265GB 이상의 디지털 생산 기록을 

보유하고 있다. 모든 기록들은 접근되고 격리되어 있으며, 복사본이 

제작된다. 디지털 생산 기록은 임시 솔루션으로 이관될 것이며, 

텍스트, 이미지, DB, 스프레드시트, 시청각 파일 형태이다.

  기록원은 향후 몇 개월 안에 스코틀랜드 등록소(Register)와 한 두 

개의 위원회로부터 기록들을 이관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관된 

전자기록 파일이 손상된 것으로 판단 시 기록원은 기관에 요구하여 

해당 파일을 재이관하며, 별도의 복원 프로세스를 운영하지는 않는다. 

이 부분은 경제적, 실제적 측면에서 접근하여야 하며, 일어날 가능성이 

낮은 부분에 대한 인적, 물적 비용을 감안해야 한다.

  기록원은 전자기록의 도전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 수립을 위해 

디지털 보존 프로그램(Digital Preservation Programme)을 수립하였다. 이 

프로그램의 주요 목적은 향후 5년 동안 이관 받는 디지털 기록의 

규모를 수용할 수 있는 디지털 저장소의 조달이다.

  ❍ 디지털 보존 프로그램 핵심 요소 및 구현 계획

      - 디지털 보존 관련 내부 정책과 절차의 개발(1-5년)

      - 디지털 저장소의 조달과 구현(1-3년)

      - 안전, 견고하고 규모 가변적 디지털 보존 인프라 개발(2-3년)

      - 디지털 아카이브 기록에 대한 신뢰성 있는 접근을 제공하는 

수단 개발(2-4년)

      - 이관 절차(1-5년)

      - 국제표준과 모범사례에 맞게 작업하는지 확인(계속)

      - 핵심 이해관계자들 대상 웹 아카이빙 프로그램의 개발(1년)

      - 생성되는 기록의 유형과 보존 및 접근 요구사항의 이해 

획득(1-5년)

      - 파일포맷과 환경 모니터링을 통한 디지털 기록의 지속적 접근 

및 접근을 위한 최적의 포맷 결정(3-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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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품질의 이해관계자 참여 채널 수립(1-5년)

      - 스코틀랜드 아카이브 커뮤니티와 디지털 보존 지식과 자원을 

공유하기 위한 옵션들의 공동연구

      - 스코틀랜드 기록원 디지털 보존 작업을 위한 효과적인 

비즈니스 모델 개발(3-5년)

  ❍ 스코틀랜드 기록원의 디지털 보존 핵심 원칙

      - 예방 소비(Preventative spend) : 기록 생명주기를 통한 비용 

관리에서 생성 단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문제 발생 

전에 예방이 필요함

      - 인색한 보존(Parsimonious preservation) : 디지털 보존 분야에서 

다른 이들에 의해 구축된 기술과 경험의 사용 등 기존 작업의 

재사용을 통해 규모의 경제를 찾을 것임. 즉 무의미한 

프로세스들을 방지할 것임.

      - 기록 획득(Record capture)과 선택의 중요성 : 기록 획득 없이는 

보존이 될 수 없으며, 특히 공공조사위원회(public inquires)와 

같은 짧은 생명을 갖는 기관들에게는 매우 중요함

      - 규모가변성(Scalability) : 견고함을 강화하기 위해 디지털 보존 

활동을 점차적으로 개발할 예정임. 장래에 스코틀랜드 지역 

기관을 지원하는 디지털 보존도 추진될 것임

      - 개방성(Openness) : 개방성은 디지털 보존 활동의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 필수적임

      - 확장된 응용가능성(Wider applicability) : 디지털 보존 작업을 

통해 스코틀랜드의 기록 커뮤니티에 대한 응용가능성을 

고려할 것임

      - 직원(Staffing) : 직원 기술과 지식의 융합은 효과적인 디지털 

보존 활동을 위해 필수적임. 기술은 보안, 인프라 구조, 

비즈니스 분석, 아카이브 원칙의 인식 등을 포함함

      - 진본성(Authenticity) : 디지털 기록에 대한 작업을 통해 진본성 

입증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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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전자기록 포맷정책

      스코틀랜드 기록원장은 스코틀랜드 공공기관들이 생산하는 

기록들의 포맷을 규정할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다. 기록원은 

전자기록을 필요한 만큼 장기적으로 보존하고 접근하기 위하여 다양한 

범위의 기록 생산자들에 대응하는 시스템과 프로세스들을 개발해야 

한다.

  가능한 많은 기록 이관 범위를 관리하기 위하여, 기록원은 기록 

생산자들과 좋은 작업 관계를 지속하는 것이 중요하며, 배포할 

가이드는 기록 보존의 실제, 선호 파일 포맷 조언, 그리고 메타데이터 

요구사항의 정의가 포함될 것이다. 기록원은 기록 생산자들이 

사용하는 기록 시스템이 무엇인지, 어떤 포맷과 메타데이터가 

유통되고 있는지, 얼마나 많은 기록들이 우리 원으로 이관될 것인지 

고려할 필요가 있다.

   ③ 스코틀랜드 기록원 직원과의 워크숍

워크숍 참석자 모습 한국 전자기록 관리체계 발표

     가. 참가자

     ❍ 스코틀랜드 기록원장 등 직원 8명

     ❍ 국가기록원 서영준 등 국외 연수팀 6명

     나. 구성 : 한국 전자기록 관리체계 설명 및 질문답변

     ❍ 한국 전자기록 관리체계 설명

      한국은 2001년부터 2003년까지 전자정부 11대 과제를 

추진하면서 전자결재와 전자기록 유통시스템을 구축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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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부터 2007년까지 전자정부 31대 과제를 추진하면서 기록물 보존 

및 관리시스템을 구축해서 문서처리 전 과정을 전자화하였다. 

2008년부터 2014년까지는 시스템 통합과 정부 3.0을 추진하면서 

전자기록관리시스템의 활용과 통합에 중점을 두었다.

  한국은 전자문서관리시스템(Document Management System, 이하 DMS)에서 

전자기록을 생산하고 있다. 이 전자기록은 표준기록관리시스템(Record 

Management System, 이하 RMS)으로 매년 전체 기록물을 이관하고 있으며, 

10년 후 보존기간 30년 이상의 기록물은 중앙영구기록관리시스템

(Central Archive Management System, 이하 CAMS)으로 이관된다. CAMS에서는 

전자기록을 보존·관리하고 전체 목록을 국가기록포털을 통해 국민에게 

서비스 한다.

  한국의 DMS는 전자기록을 생산하는 시스템이며, 종이기록은 

생산정보를 전자적으로 등록 관리한다. RMS에서는 DMS에서 매년 전체 

기록물을 이관 받아 관리하며, 주요 기능은 인수, 보존, 이관, 평가, 

열람·활용 등이다. CAMS는 RMS에서 장기보존포맷으로 변환된 

전자기록물을 CAMS로 이관하여 관리하며, 주요 기능은 인수, 보존, 

열람·활용 등이다. CAMS에서 이관 받은 전자기록은 다수 개의 

스토리지에 나누어 보관하며, 중요기록물에 대해서는 별도 보존매체에 

저장하도록 하고 있다.

  국가기록포털에서 사용자는 국가기록원 소장기록물 목록을 검색할 

수 있다. 국가기록포털 내 기록정보 콘텐츠는 사회적 관심이나 열람 

요청이 많은 기록물을 기록물 특성, 주제, 시대 등에 따라 묶어서 

정리한 것으로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하고 있다.

  전자기록을 장기적으로 보존하기 위해서는 보존포맷 변환이 

필요하다. 각급기관 RMS에서는 1차적으로 생산할 때 사용한 SW가 

소멸되더라도 기록물을 열람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로 생산된 

전자문서를 표준형태의 PDF로 변환한다. 국가기록원에서는 2차적으로 

전자기록물이 무결성이 유지되도록 장기보존포맷으로 변환하며, 

변환된 파일을 CAMS로 이관한다.

  국가기록원은 전자기록의 장기적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해 전자서명 

장기검증을 수행하고 있다. 전자기록 무결성 유지를 위해 전자서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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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하고 있으며, 원천파일 해시값과 전자서명 당시 해시값 비교를 

통해 전자기록의 동일성을 입증한다. 그러나 전자서명 인증서는 

유효기간이 2년 3개월이므로 이후는 검증이 불가능하다. 이에 

국가기록원은 인증서 폐기목록 보관 및 장기적인 인증서 검증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국가기록원은 전자기록 오프라인 이관 과정에서 전자기록의 

무결성 보장을 지원하기 위해 디지털포렌식 이관 도구를 개발하였다. 

이 도구는 전자기록 위변조, 매체 분실 등의 보안 취약성을 개선할 수 

있으며, 주요 기능은 전자기록의 이미징, 파일 암호화, 일치성 검사 

기능이다. 파일 에러 체크 도구는 전자기록 이관 시 파일 손상, 그림 

손상, 암호 체크 등과 같은 오류 확인을 가능하게 하는 방법이며, 이 

방법은 파일의 구조정보를 분석하여 오류 또는 상태정보를 확인한다.

  ❍ 질문 답변 시간

    1) (질문) 종이문서 등 비전자기록물도 동일한 시스템으로 이관 

받고 있는가?

       (답변) 비전자기록물도 중앙영구기록물관리시스템(CAMS)에 철/건 

목록과 서고·서가 위치 등의 배치 정보를 등록하여 관리하고 

있다.

    2) (질문) 시청각 기록물도 CAMS 시스템을 통해 관리되는가?

       (답변) 시청각기록물은 디지털 변환하기 시작한 이후, 모든 

디지털 시청각 기록은 중앙영구기록물관리시스템(CAMS)에 

등록·저장, 관리되어 왔다. 이후 2010년「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청각기록물의 생산 조항 신설에 따라, 

국가적으로 영구히 보존할 가치가 있는 시청각기록물, 

방송·영화기록물, 국가의 주요사업 및 행사 등 대량·대용량 

시청각기록물의 일시 이관에 대비하고 원활한 보존처리, 저장 

및 관리를 목적으로 가칭 ‘대량·대용량 시청각 

관리시스템(MAM, Media Asset Management)’을 별도로 도입, 운영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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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질문) 전자기록 장기검증 서비스에서 장기검증 대상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답변) 전자기록 장기검증 서비스는 전자기록의 전자서명에 

사용된 인증서와 그 서명 시점정보를 받아서 해당시점에 

유효했던 인증서임을 검증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전자기록 전자서명의 유효성 검증을 위해 과거의 

행정전자서명, 교육과학기술부 전자서명, 국방부 전자서명 및 

민간 공인인증 일부기관의 인증서 폐기목록(CRL)을 지속적으로 

유효성이 유지되는 형태로 보존한다.

    4) (질문) CAMS, 국가기록포털의 접근 주체는 누구인가?

       (답변) CAMS는 국가기록원 내부 직원들에게만 차별화된 접근 

권한을 부여하여 기록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국가기록포털은 누구나 접근하여 소장기록 목록 검색 및 

다양한 기록정보 콘텐츠를 조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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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영국 국가기록원(The National Archives)

  1) 기록정보서비스 및 네트워크 구축 

< Archives Information Service / Nick Pinto > 

   ① 기록 전시

 - 영국 국가기록원 본원 1층 로비에서 기록물을 상설전시 하고 있음 

     - 전시는 빨강, 파랑, 보라 등 다채로운 색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널리 알려진 Domesday book을 비롯하여 이용자의 관심을 끌 만한 

다양한 전시 주제를 발굴(스파이, 가족사 관련 등)

<로비전시-다양한 색감, 주제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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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재 제1차 세계대전 100주년을 맞아 제1차 대전을 주제로 온라인 

전시를 진행 중으로 보유기록물을 디지털화하고 적극적으로 제공 

<온라인 전시(제1차 세계대전) 
-홈페이지 화면>

<온라인 전시(제1차 세계대전)
-소개책자>

   ② 간행물 편찬

     - 소장기록물 카탈로그, 연구가이드 등을 온라인으로 공개하고 있

으며 발간 간행물은 기록원 내 Bookshop에서도 판매하고 있음

<주제별 연구가이드> <Bookshop에서 판매중인 간행물>

     - 계간지인 “What’s on”을 통해 새로 수집된 기록물, 이벤트 등을 소개

<영국 국가기록원 발간 계간지 “What’s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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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이용자 만족도 조사 / 요구분석

< Customer Research / Kay Oakley >

  TNA는 스코틀랜드, 아일랜드를 제외한 잉글랜드와 웨일즈 지역의 

기록물 관리 및 이용자서비스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잉글랜드와 

웨일즈 지역 이용자의 요구와 만족도를 매년 2~3회 주기적으로 

조사한다. 가장 특징적이고 벤치마킹이 필요한 부분은 Customer 

Research Manager과 Public Services Team이 있다는 점이다. 연1회 

열람서비스 중심의 만족도를 외주용역사업을 통해 조사․분석하는 

수준인 우리나라 국가기록원과는 질적․양적으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설문지는 전문 설문소프트웨어(Smartsurvey)를 이용하여 

공공서비스팀(Public Services Team)에서 설계를 한다. 설문은 TNA 

방문자를 대상으로 한 오프라인 설문과 온라인 접속자를 대상으로 하는 

웹사이트 설문으로 구분되며, 각각의 설문항목도 다르게 구성되어 있다. 

오프라인 설문은 년 3회(1월, 3월, 10월) Readers room 이용자를 

대상으로 종이 설문지와 PC에 설문조사 페이지를 링크하는 두 가지 

방식으로 실시한다. 설문항목은 ① 이용자 방문 정보(국적, TNA를 

방문한 기간 및 방문 주기, 방문 전 웹사이트에서 한 준비활동, 

사용하고 있는 소셜미디어), ② 이용자 소지 기기(스마트폰/카메라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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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져왔는지 여부, TNA 기록의 사본을 만들기 위해 소장 기기를 

활용할 것인지, TNA의 Readers Room에서 기록사본을 이메일 

전송하기 위해 스캐너나 카메라를 사용한 경험이 있는지, 소장 기기를 

활용하는 것을 더 선호하는지 여부), ③ 서비스 만족도(TNA에서 받은 

서비스에 대해 만족하는지, 서비스나 편의시설 등에 대한 제안), ④ 이용자 

정보(성별, 연령대)로 구성되어 있다. TNA의 경우, Readers Room에서 

직접 기록물 사본을 스캔하거나 사진을 찍어 디지털화할 수 있기 

때문에 이용자가 소지하고 있는 기기를 사용할 것인지, Readers 

Room에 비치되어 있는 스캐너나 카메라를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항목이 있다. 2014년 10월에 조사한 결과를 살펴보면, 9만 명이 Reader 

Room을 방문하였는데, 이 중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다. 방문목적이 

가족역사 조사가 36%, 학술 연구가 21%, 개인적인 관심사항에 대한 

조사가 11%로 나타났다. 이는 스코틀랜드 기록원(NRS)의 결과13)와 

주요 이용 목적이 유사하게 나타났다. 이용자 만족도는 96%가 

만족한다고 밝혔고, 응답자의 56%가 여성이고 63%가 55세 이상인 

것을 조사되었다고 한다. TNA의 설문항목 중 우리나라와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기기 활용에 관한 항목이다. 이는 원본 기록물에 

대한 열람․이용 수요가 많고 원본 기록물 열람 절차 및 프로세스가 

정착된 TNA의 특징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서비스 

만족도 조사 역시 단순히 만족하는지 하지 않는지를 묻는 것이 

아니라, 사전방문정보, TNA 방문 편의성, 리서치 영역의 레이아웃과 

구성, 직원들의 어드바이스 이용도 및 질, 직원의 친절도, 컴퓨터 검색 

툴, 기록물 배달 및 사본, 식당 및 커피숍 등 다양한 서비스 영역에 

대해 만족도를 묻고 있다. 이 중 직원들의 어드바이스에 대한 평가는 

열람실 내에 전문가가 상주하면서 기록물 검색・연구를 상담해 주고 

있기 때문에 조사하는 것으로, 가족역사나 학술 조사 목적의 방문자가 

많은 TNA에서 이용자 서비스에 있어서 전문가의 역할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알 수 있다.

13) 스코틀랜드 기록원 방문 목적 : 학술연구 49%, 가족역사 연구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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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프라인 설문지 >

  웹사이트 설문조사는 년 2회(1월, 8월) 실시한다. 설문 페이지는 웹사이트, 

트위터, e-뉴스레터, 페이스북을 통해 링크․실시한다. 설문항목은 TNA 

웹사이트 방문 목적, 방문주기, 웹페이지 디자인․정보/서비스 검색 

용이성․내용의 질․유용한 내용의 양․검색툴에 대한 만족도 및 이들 

요소들의 중요도(5점 척도), TNA 웹사이트를 친구나 동료에게 추천할 

정도(10점 척도), 웹사이트 접속을 모바일 기기로 했는지와 그렇다면 

이용이 편했는지 여부, 인터넷을 이용하는 이유, 지난 1년간 Kew를 

방문한 적 있는지와 있다면 만족했는지 등을 조사한다. 또한 페이지 뷰, 

상위 검색어, 트래픽 등에 대한 데이터 조사는 Google Analytics를 이용한다. 

Google Analytics는 TNA 뿐 아니라 독일 연방기록원, 스코틀랜드 

기록원에서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용자 행태 분석을 위한 

보편적인 조사 툴 임을 알 수 있다. 2014년 TNA 웹사이트 방문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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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 6백만 명이며, 이 중 400명이 설문에 응했다. 이용목적은 가족역사 

조사가 64%, 개인적 관심사항에 대한 조사가 11%로 나타났다. 62%가 

만족한다고 응답했으며, 남자가 51%, 55세 이상이 78%를 자치했다. 

이렇게 조사․분석된 온․오프라인 설문조사 결과를 관련 팀과 공유한다.

< 웹사이트 설문지 >

  1층에 위치한 ‘Keeper’s Gallery’에도 이용자가 갤러리에 대한 

평가, 제안 및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설문지를 비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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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eeper’s Gallery feedback >

  그 외에도 인포메이션 센터 등에도 이용자의 의견을 듣는 조사서가 

비치되어 있다. Comment box에 넣거나 우편으로도 보낼 수 있다. 

의견에 대해 회신 요청하는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답신을 한다.

< 인포메이션 센터 등에 비치된 의견조사서 >

  이상과 같은 일반적인 설문조사 뿐 아니라 심층분석을 위한 

인터뷰도 병행한다. TNA에 대한 대중들의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Market 

Research Agency는 영국 전역의 성인 2천 명을 온라인 패널로 인터뷰 

한다. TNA에 대한 인지도와 이용, 다른 역사적 주제에 대한 흥미(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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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세계대전과 셰익스피어), 이들 역사적 주제와 TNA의 관련성 등을 

조사한다. 그리고 흥미로운 것은 웹사이트 디자인, 이용자 경험도에 

대한 실험이다. Website User Experience Manager이 주관한다. 

웹사이트 이용자와 Kew 방문자를 대상으로 심층 대면(face to face) 

인터뷰를 하고 이들이 웹사이트를 이용하는 모습을 담은 비디오를 

분석 등의 방식으로 수행한다. 결과는 Website Team과 공유하여 

웹사이트 교체가 필요할 때 이를 고려한다. 

  이처럼 TNA는 다양한 서비스 영역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이용자 

만족도, 요구사항, 제안 등을 듣기 위해 이용자조사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를 정책이나 서비스 개선에 반영하고자 하는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2) 전자기록관리 체계

   ① 전자기록관리 체계

     가. 전자기록관리 시스템

      영국 정부기관들 중 일부가 문서의 생산, 결재, 유통을 위해 

전자적인 문서관리시스템(EDMS)을 사용하고 있으며, 범정부적으로 

동일한 시스템은 아니다. 전자기록 온라인 이관용 연계는 되어 있지 

않으며, 영국 국가기록원에는 정부부처가 그들이 생산한 정보와 정보 

구조를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 협의하는 팀이 있다.

  또한 영국 정부기관들은 기록원 이관 전까지의 전자기록 관리에 

별도의 전자적인 기록관리시스템(RMS)은 사용하지 않으며, 기관 자체의 

디지털 지속성 전략에 따라 전자기록을 관리한다. 해당 전자기록은 

최소한의 기록 메타데이터와 함께 하드드라이브나 SFTP(SSH 또는 Secure 

File Transfer Protocol)로 이관된다.

  영국 국가기록원은 각 기관의 장기보존 가치가 있는 전자기록의 

보존을 위해 별도의 영구기록물관리시스템(AMS)을 사용하고 있으며, 

자체적으로 개발하였다. 기록원은 파일포맷 정보 데이터베이스인 

PRONOM 내에 전자기록 유형이 이미 지정되어 있기를 의무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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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식별 파일포맷은 관련 부서와 함께 이를 인입(ingest)하기 위하여 

규명하는 작업을 하게 된다.

전자기록 관리 설명 기록 검색 시연

     나. 전자기록 이관

      영국 국가기록원은 전자기록 이관 시 파일포맷을 선정하기 위해 

비즈니스, 기술적 요구사항 등을 토대로 평가 기준을 마련하였다. 

비즈니스 요구(Business requirement)는 현재와 미래에 정보를 기록, 조회, 

공유, 표현할 필요성을, 기술적 요구(Technical requirements)는 스토리지 

및 기반구조 서비스 등을 제공하기 위한 기관의 기술적 환경과의 

호환성을, 법적/정치적 요구(Legislative and policy requirements)는 Public 

Records Act(공공기록법), S46 Code of Practice, Government IT strategy, 

Data Protection Act(정보보호법), Public sector transparency 

agenda(공공부문 투명성 아젠다) 등 기관 요구사항을 말한다.

  파일포맷 평가 기준은 아래와 같이 수용성, 복원력, 유연성 등이며, 

이 기준은 장기보존 지원을 위한 파일포맷 선정을 초점을 두고 있으나 

기관에서 단·중기에 디지털 정보의 지속적 유지에 도움이 될 것이다.

  ❍ 수행능력(Capability) : 포맷과 기관 요구사항과의 충족 여부이다. 

필수와 권고 사항으로 구분되며, 필수 사항을 충족하지 못하는 

포맷은 즉각 배제된다.

  ❍ 품질(Quality) : 정보가 포맷에 의해 표현되는 정도이며, 데이터가 

충분히 정확성이 있는지를 나타내는 정확도와 고의로 정보가 

버려지는 손실도로 구분된다.

      - 정확도(precision) : 포맷이 구조화된 데이터를 저장해야 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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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가 충분한 레벨의 정확도로 표현되는 것은 중요하다. 

요청한 것보다 낮은 레벨의 정확도를 갖는 데이터를 사용한 

연산은 잘못된 결과를 낼 수 있다. 다른 품질 기준들도 

정의할 수 있으며, 예를 들어 문서 포맷은 페이지 수를 

보존하는지, 국제 문자들이 적절히 표현되는 지 여부로 

평가될 수 있다.

      - 손실도(lossiness) : 일부 포맷은 처음 입력되었던 모든 정보를 

저장하지 못하고 실제로 비필수적으로 간주된 정보는 

버려진다. 일반적으로 미디어 포맷(이미지, 오디오, 비디오)에서 

작은 파일 크기를 획득하기 위해 수행된다. 예를 들면 MP3 

오디오 파일은 알고리즘이 인간의 귀가 인식하지 못하는 

오디오 시그널 부분은 버린다. 유사하게 JPG 파일 포맷은 

저장되어야 하는 정보의 양을 감소하기 위해 그림의 색 

공간을 평균한 손실 포맷이다. 반복적으로 변경되어야 하는 

정보를 저장하기 위해 손실 포맷을 사용하는 것은 추천하지 

않는다. 포맷이 매번 재저장 될 때마다 더 많은 정보가 

버려진다. 그래서 한번 저장된 정보가 향후 변경되지 않고 

정보의 손실이 허용 가능한 품질 경계 내에 있는 경우에 손실 

포맷을 사용해야 한다.

  ❍ 복원력(Resilience)

      - 편재성(Ubiquity) : 포맷이 얼마나 널리 사용되는 지를 나타낸다. 

널리 사용되는 포맷이 그렇지 않은 포맷보다 복원력이 있는 

경향이 있다. 즉 포맷이 미래에 제공을 중단할 가능성이 

낮아진다. 포맷의 편재성 측정은 시장 분야와 경쟁자들에 

관련되어 있다. 예를 들면 CAD 포맷은 문서 파일 포맷보다 

널리 사용되지는 않으나 동일하게 비교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 안정성(Stability) : 포맷이 얼마나 오래 소프트웨어에 의해 

지원되고 있는 지를 나타낸다.

      - 복구성(Recoverability) : 포맷이 우연한 손상에 얼마나 복원력이 

있는 지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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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선호 또는 용인 포맷

문서와 텍스트 odf, sxw, rtf, txt, pdf, htm, html, XML, docs, doc, wps, wpd

오디오 wav, ogg, oga, wma, mid, mp3, mp4

비디오 mj2, ogg, ogv, wmv, dir, swf, mov, mp4

프레젠테이션 odp, sxi, pptx, ppt, shw

스프레드시트 csv, ods, sxc, wks, wrk, wr1, xlsx, xls, wks

그래픽 jp2(JPEG2000), jpg, tif, sxd, oㅐ에, png, gif, bmp, eps, cdr, dng, vsd

이메일 eml, pst, msg

기타 포맷 mpp(MS project)

  ❍ 유연성(Flexibility) : 포맷이 비즈니스 요구, 기술/법적 환경의 변화 

등 요구사항 변경에 따라 얼마나 적응 가능한지. 예를 들면 

정보자유법과 투명성 아젠다는 공공부문 정보에 대한 접근을 

제공하고 유지하기 위한 새로운 요구사항들을 소개하였다.

  기록원은 이관 시 선호 또는 용인하는 포맷을 공시하고 있다. 즉 

문서류, 오디오, 비디오, 그래픽, 이메일 등 8개 유형의 전자기록에 

부합하는 용인 표준을 제시하고 있으나, 표준포맷 변환을 의무화 

하지는 않고 있다.

  행정기관은 이관 전에 디지털 기록을 평가할 때, 선정된 기록 내에 

포함된 파일포맷들의 범위를 확정하여야 한다. 행정기관에서는 디지털 

이관 프로세스의 초기 단계에서 이러한 정보를 기록원으로 보내야 

한다. DROID와 같은 파일포맷 식별 도구가 이 작업에 도움을 줄 수 

있다. 파일포맷 식별에 추가적으로, DROID는 포맷의 서로 다른 버전을 

구분할 것이다.

  만약 보존을 위해 선정된 기록이 기록원의 이관 적합 포맷 리스트에 

해당하지 않는 포맷의 파일들을 포함하고 있다면, 기관에서는 가장 

빠른 기회에 기록원과 이 부분을 논의해야 한다. 리스트에 없는 

포맷은 이관 될 수 있는지, 기록원에서 허용할 수 있는 정리가 

이루어질 때까지 기관에서 보존할 필요가 있는지 등을 결정하기 위해 

개별적으로 평가될 필요가 있다. 기록의 포맷, 버전, 내용 및 파일 

수와 같은 요소들이 영향을 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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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맷에 상관없이, 기록원은 아래와 같이 데이터에 대한 완전하고 

안전한 접근을 방해한다면 해당 기록들은 받지 않는다. 

      - 컴퓨터 바이러스(viruses), 웜(worms), 맬웨어(malware)

      - DRM을 포함하여 데이터의 전체/부분 암호화

      - 데이터의 전체/부분 암호 보호

      - 전체/부분 손상

  이관을 위해 선정된 모든 디지털 기록은 민감성 심사 

프로세스(sensitivity review process)를 통해 이슈들을 체크해야 한다. 

기록원은 이 과정을 완료한 이관 부서로부터 확인을 요청할 것이다.

      

   ② 전자기록 장기보존 정책

     가. 전자기록 보존정책

      영국 국가기록원에서는 2002년을 시작으로 장기보존 지원 

디지털객체 기술정보 데이터베이스 서비스인 PRONOM을 개발하였다. 

PRONOM은 전자기록 장기보존에 필요한 파일포맷, 구동 소프트웨어, 

관련 업체 등의 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2005년에는 파일포맷 식별 

도구인 DROID를 별도 개발하였으며, PRONOM과 연계하여 상세 

파일포맷 정보를 제공한다.

     ❍ 디지털객체 기술정보 DB : PRONOM14)

        PRONOM은 전자기록 이관, 보존, 전달 등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지원하며, 파일포맷(1,206개), 소프트웨어(272개), 업체(100개) 

등의 정보를 제공한다.

  해당 데이터베이스는 누구나 무료, 영구적, 비독점적으로 정보의 

복사, 출판, 배포, 전송, 2차 저작물의 작성 등 (비)상업적 이용이 

가능한 열린정부 라이선스(OGL) 하에서 자유롭게 활용 가능하다.

  PRONOM의 기능은 주로 정보검색, 기술감시 서비스 등으로 

구분된다. 정보검색은 단순 검색, 포맷 검색, 식별자 검색, 소프트웨어 

검색, 업체 검색, 생명주기 검색, 마이그레이션 경로 검색으로 나뉜다.

14) http://www.nationalarchives.gov.uk/PRON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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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  용

단순검색
(Simple Search) 포맷 타입, 소프트웨어 제품, 압축 타입, 포맷 인코딩 검색

포맷 검색(Search 
by format)

확장자 또는 파일명을 사용한 파일포맷정보 및 입력 파일
포맷과 관련된 행위(생성, 변환, 식별, 검증, 메타데이터 추
출)를 수행하는 호환 소프트웨어 제품 조회. 또한 입력 위
험값 이상 또는 이하의 파일포맷 조회 가능

식별자 검색(Search 
bye Pronom 
unique identifier)

파일포맷,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압축타입, 포맷 인코딩의 
고유 식별자인 PUID를 통해 해당 정보 검색

소 프 트 웨 어 / 업 체 
검색(Search by 
software/vendor)

소프트웨어명, 버전 및 업체명, 지원 웹사이트 등의 정보 
제공

생명주기 검색
(Search by 
lifecycles)

컴포넌트명, 버전, 업체명, 발표일, 지원기한 정보 제공. 
PRONOM은 모든 소프트웨어 제품과 파일포맷에 관한 지
원 및 배포정보를 저장하며, 사용자가 소프트웨어 제품 또
는 파일포맷의 지원 여부 확인이 가능하여 마이그레이션 
또는 보존전략 계획 수립에 활용 가능

단순 검색 포맷 검색

식별자 검색 소프트웨어/업체 검색

생명주기 검색 포맷 위험도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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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 평가(Risk assessment)는 객체에 대한 지속적인 

접근성(accessibility)을 위해 제기되는 위험들의 핵심적 지시자로서 표준 

기준(standard criteria) 집합에 기반한다. 이러한 기준은 일반(generic) 및 

특정(specific) 위험 요소(risk factor)들로 구분될 수 있다. 일반 위험 

요소는 포맷 명세의 개방 정도, 소프트웨어 지원 다양성과 같이 

주어진 포맷의 모든 객체들에 공통적이다. 특정 위험 요소는 워드 

문서의 매크로 존재, PDF 파일 내 외부 폰트 사용과 같이 객체의 단일 

인스턴스에 관련된 것이다. 위험 평가 결과는 보존 행위의 긴급성을 

결정하기 위해 사용된다. 즉 저 위험(low risk)은 단순히 해당 위험 

평가가 미래에 재검토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가리키지만, 반면에 고 

위험(high risk)은 즉각적인 행위를 유발한다.

  기술감시 서비스(Technology watch service)는 지속적으로 기술 변화를 

모니터링 하는 프로세스이며, 결과적으로 기술 레지스트리 내용을 

업데이트 하게 된다. 업데이트는 위험 기준을 변경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특정 소프트웨어 제품에 대한 지원 중단은 해당 소프트웨어에 

의해 제공되는 포맷들과 연관된 위험을 변경할 수 있다. PRONOM은 

이미 전자기록을 생성하고 렌더링하기 위해 필요한 소프트웨어 

도구들에 대한 제품 지원 생명주기에 대한 정보를 기록한다. 이러한 

지원 정보는 파일 포맷과 같은 다른 기술적 컴포넌트들을 포함하기 

위해 확장되어 왔으며, 마이그레이션 시 의사결정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영향 평가(Impact assessment)는 위험 평가와 기술 감시의 결과를 

분석하여 저장소 내 저장된 객체들에 실제적인 영향을 결정한다. 예를 

들어, 기술 감시에 의해 야기된 위험 기준의 변화는 모든 영향 받는 

객체들에 대해 새로운 위험 평가를 필요로 한다. 동시에 이전에 저 

위험으로 평가된 객체들은 주기적으로 재평가될 필요가 있다.

  마이그레이션 경로 생성(Migration pathway generation)은 한 객체를 다른 

객체로 마이그레이션 하기 위해 필요한 정확한 단계들을 기술하는 

마이그레이션 경로의 형식을 가진다. 그러므로 마이그레이션 경로는 

필요한 구성 매개변수들과 함께 마이그레이션 도구의 

순차성(sequence)에 의하여 정의된다. 마이그레이션 도구에 대한 정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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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NOM에 기록된다. 게다가 특정 소프트웨어가 렌더링하고 생성하는 

포맷들에 대한 정보는 잠재적인 마이그레이션 경로를 식별하기 위한 

기반이 된다.

  PRONOM의 포맷 분류체계는 Text, Image, Audio, Video 등 최상위 

분류 개념만을 제시한다.

Text(Unstructured) Audio
Text(Structured) Video
Text(Mark-up) Database
Text(Word-processed) Spreadsheet
Text(Raster) Presentation

Text(Vector) GIS
Image(Raster) Page Description
Image(Vector) Email

  PRONOM의 포맷 정보모델은 기술 컴포넌트(Technical Components), 

행위자(Actors), 문서화(Documentation), 식별자(Identifiers), 지적재산권(IPR)의 

5개 핵심 개체와 관계를 기술한다.

  기술 컴포넌트는 파일포맷,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저장매체 

컴포넌트로 구성된다. 기술 컴포넌트는 하위 개체들을 가질 수 있는데, 

예를 들어 파일포맷 컴포넌트는 내․외부 시그너처, 분류, 문자 인코딩 

등의 하위 개체들을 가진다.

PRONOM 포맷 정보모델 파일포맷 컴포넌트

  파일포맷(File Formats) 구성요소는 필수요소(시스템 ID, 포맷명, 

주요특징)와 선택요소(포맷유형, 바이트오더, 내외부 서명, 참조파일 등)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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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명 유  형 필수
여부 내  용

SystemID System-dependent 필수 내부시스템 생성 ID

E x t e r n a l 
Identifier

Identifier 선택 포맷 외부식별자

Name Name 필수 포맷명

Alias Name 선택 다른 포맷명

Family Family 선택 포맷이 속한 조직 그룹

Format Type Classification 선택 포맷 유형

Description String 필수 포맷 주요 특징

Orientation String 선택 ‘Text’ 또는 ‘Binary’

Byte Order String 선택 포맷 바이트 오더

I n t e r n a l 
Signature

Internal Signature 선택 파일포맷 식별 내부서명

E x t e r n a l 
Signature

External Signature 선택 파일포맷 식별 외부서명

Comp r e s s i o n 
Type

Compression Type 선택 파일포맷에 사용된 압축 방법

C h a r a c t e r 
Encoding

Character Map 선택 파일포맷에 사용된 문자 부호화

F o r m a t 
Disclosure

String 선택 포맷 규정에 따른 공개 수준
* 전체, 부분, 비공개

Release Date Date 선택 포맷 발행 일자

Withdrawn Date Date 선택 포맷 지원 종료일

Developer Actor 선택 포맷 개발자

Support Actor 선택 포맷 유지자

Documentation Documentation 선택 포맷 관련 문서

IPR IPR 선택 포맷 지적재산권

Note String 선택 포맷 정보주기

Source Actor 필수 정보 제공자

Source Date Date/Time 필수 PRONOM 정보 추가 일자

Last Updated Date/Time 필수 최종 업데이트 일자

P r o v e n a n c e 
Note

String 선택 출처정보 주기

Reference File Reference File 선택 포맷 참조파일

구분된다. 포맷명세문서(매뉴얼, 표준, 논문 등)는 저작권자 합의 하에 

접근 가능하며, 모든 정보는 기술적 리뷰를 거쳐 정확성, 완전성, 

신뢰성을 보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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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명 유  형 필수
여부 내  용

SystemID System-dependent 필수 내부시스템 생성 ID

E x t e r n a l 

Identifier
Identifier 선택 소프트웨어 외부식별자

Name Name 필수 소프트웨어명

Alias Name 선택 다른 소프트웨어명

Family Family 선택 소프트웨어가 속한 조직 그룹

Software Type Classification 선택 소프트웨어 유형

Description String 필수 소프트웨어 주요 특징

Service Pack 
Level

String 선택 소프트웨어 적용 서비스 팩이나 
패치 수준

Default File 
Format

File Format 선택 소프트웨어 지원 기본 파일포맷

S o f t w a r e 
Requirement

S o f t w a r e 
Requirement 선택 소프트웨어 지원에 필요한 운영 

시스템과 기타 소프트웨어 요건

H a r d w a r e 
Requirement

H a r d w a r e 
Requirement

선택 소프트웨어 지원에 필요한 하드
웨어 요건

Media Format Storage Media 선택 소프트웨어 저장매체 유형

Language String 선택 소프트웨어에 의해 지원된 언어

Release Date Date 선택 소프트웨어 발행일

Withdrawn Date Date 선택 소프트웨어 지원 종료일

Developer Actor 선택 소프트웨어 개발자

Support Actor 선택 소프트웨어 유지자

Documentation Documentation 선택 소프트웨어 관련 문서

IPR IPR 선택 소프트웨어 지적재산권

Note String 선택 소프트웨어 정보주기

Source Actor 필수 정보 제공자

Source Date Date/Time 필수 PRONOM 정보 추가 일자

Last Updated Date/Time 필수 최종 업데이트 일자

P r o v e n a n c e 

Note
String 선택 출처정보 주기

Image Image 선택 소프트웨어 제품 이미지

  소프트웨어(Software) 구성요소는 특정 파일포맷 실행 시 필요한 

운영시스템 또는 하드웨어나 저장매체 지원을 위해 필요한 소프트웨어 

기술을 의미한다. 필수요소(시스템 ID, 소프트웨어명, 주요 특징)와 

선택요소(소프트웨어 유형, 기본파일포맷, 저장매체, 발행일 등)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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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일포맷 식별 도구 : DROID(Digital Record Object IDentification)

        파일포맷 자동 식별도구로서 전자기록 이관 시 파일포맷 식별 

및 메타데이터 추출을 지원한다. 내부(비트스트림) 및 외부(확장자) 기호 

조합을 사용하여 파일포맷과 버전을 식별하며, PRONOM 파일포맷 

정보를 XML 형식의 시그너처 파일로 다운로드 받아 사용한다. 

  DROID는 플랫폼과 독립적인 자바 애플리케이션이며, 디지털 객체의 

정확한 포맷을 식별하고, 식별자(PUID)를 통해 온라인으로 PRONOM 

서비스를 연계하여 상세 파일포맷 정보를 제공한다.

< DROID 프로그램의 파일포맷 식별 결과 화면 >

  파일포맷 식별은 시그너처, 컨테이너, 확장자 방법으로 파일포맷 및 

버전을 식별한다. 시그너처(Signature) 방법은 파일 내부 시그너처 

패턴으로 식별하며, 포맷의 정확한 버전 식별이 가능하다. 

컨테이너(Container) 방법은 메인 파일 내 내장된 파일들을 찾아 

식별하는 방법으로서, MS Office 2007 워드 파일은 zip 파일 형식이나, 

문서 내의 xml, 이미지 등을 확인하여 zip 파일이 아닌 MS Office 

2007로 식별한다. 마지막으로 확장자(Extension) 방법은 파일 확장자로 

식별하며, 신뢰성이 없으므로 다른 방법에 의해 식별이 곤란한 

경우에만 사용된다. 식별 결과는 포맷명, 버전, MIME 타입, PUID, 식별 

방법 등을 출력한다. 확장자와 파일포맷 간 비일치 시 경고를 

표시하고 미등록 파일포맷은 식별이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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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별 여부 시그너처 확장자 설  명

식별 성공

일치(유일) 일치
포맷과 시그너처가 1:1로 유일한 
포맷 발견

일치(유일) 불일치
포맷과 시그너처가 1:1로 유일한 포맷 발견
포맷 확장자가 불일치하여 경고 
메시지 출력

일치(범용) 일치
1개 이상의 포맷에서 사용되는 
시그너처 발견

일치(범용) 불일치

1개 이상의 포맷에서 사용되는 
시그너처 발견
포맷 확장자가 불일치하여 경고 
메시지 출력

잠정적 포맷 불일치 일치
일치하는 포맷 시그너처는 없으나, 
확장자가 일치하는 포맷 발견

식별 불가 불일치 불일치
일치하는 포맷 시그너가 발견되지 
않았으며, 확장자가 일치하는 
포맷도 미발견

  구체적으로 DROID의 파일포맷 식별 방법은 내부 시그너처 식별, 

우선순위 확인, 외부 시그너처(확장자) 식별 순으로 진행한다.

  내부 시그너처 식별은 유일성 규칙(Specificity Rule)에 따라 대상 

파일이 내부 시그너처 집합과 비교하여 하나의 포맷으로 특정되는 

시그너처는 유일(Specific) 시그너처, 다수의 포맷은 범용(Generic) 

시그너처로 식별한다.

  우선순위 확인은 우선순위 규칙(Priority Rule)에 따라 식별된 포맷들 

사이에 우선순위가 있다면, 낮은 우선순위를 버린다. super/subtype 

관계의 파일포맷은 내부 시그너처가 일치하므로, 특정하기 위해 낮은 

우선순위는 버리게 된다. 예를 들어, XML은 SVG와 내부 시그너처가 

일치하며, subtype이므로, 파일포맷은 XML로 식별된다.

  외부 시그너처 식별은 내부 시그너처는 일치하나 외부 

시그너처(확장자)가 일치하지 않으면 경고 메시지가 발생한다. 내부 

시그너처가 불일치한 상태에서 외부 시그너처가 존재하면 

잠정적(Tentative), 존재하지 않으면 식별 불가(Negative)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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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훈련결과의 활용 및 정책제언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독일 연방기록원, 스코틀랜드 기록원, 영국 

국가기록원 훈련을 통해 선진국의 기록관리 시각과 서비스 패턴을 

이해하고, 우리나라의 기록정보 서비스 및 전자기록 관리 수준을 

객관화하여 진단해 보는 계기가 되었다.

  단기훈련을 통한 교육내용 및 참고자료 조사를 통해 얻는 독일, 

영국, 스코틀랜드 국가기록원의 운영 사례를 통해 우리나라 기록정보 

서비스 및 전자기록 관리의 제도적 측면, 인프라 측면, 이용자 

요구분석 등 서비스 측면에서 훈련결과의 활용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1) 제도적 측면

  먼저 전자기록 보존관리의 제도적 측면에서 우리나라와 해외 

방문기관의 사례를 비교 검토해 보려고 한다. 독일 연방기록원 및 

영국 국가기록원은 다양한 전자파일 유형별로 이관 시 선호 또는 

용인하는 포맷을 공시함으로서 전자기록의 장기 보존가능성을 

극대화하고 있다. 특히 영국 국가기록원은 전자기록 파일포맷 관련 

제반 정보를 담은 데이터베이스인 PRONOM을 통해 전자기록 포맷, 

구동 S/W, 제조사 등의 정보를 구축하고 지속적인 위험평가, 기술감시, 

영향평가, 마이그레이션 경로 생성 등을 수행하고 있다. 외부 폰트 

사용 등 위험평가 및 제품 지원 중단 등의 기술감시의 결과는 

PRONOM 내 파일포맷 및 관련 정보의 실제적인 영향을 결정하는 

영향평가로 이어지고 있다. 즉 파일포맷의 위험평가 및 기술감시를 

통해 특정 소프트웨어 제품 지원 중단으로 인한 고위험군 포맷의 

즉각적 마이그레이션 수행 등 장기보존 의사결정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영국 국가기록원 디지털기록보존팀에서 개발한 

포맷정보 식별 S/W인 DROID를 통해 정부기관 생산 파일포맷 유형을 

PRONOM과 연계하여 식별하고 있다.

  독일 연방기록원의 경우 이관 전자기록의 오류 검사를 위해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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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버드 대학교에서 개발한 JHove를 사용하고 있다. 이를 통해 

전자파일의 식별, 오류검증을 수행하고 있으며, 오류 전자기록은 해당 

기관에 재이관 조치하고 있다.

  이와 같이 해외 기록관리 선진 국가에서는 전자기록 관리에서 

포맷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다양한 포맷 정보를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 및 포맷정보의 수집·활용을 위한 도구 

등이 전자기록 업무의 안정적 수행에 중요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2006년 이후 문서보존포맷으로 PDF/A-1(ISO 

19005-1)을 채택하여 각급기관 RMS에서 일괄 변환하고 있다. 한글, 

훈민정음, 엑셀, 워드, 이미지 등 주로 문서 유형의 전자파일 33종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원천파일과 PDF/A-1을 병행 이관하고 있다. 

그러나 문서류 등 통상적 전자기록 유형 이외에 동영상, 녹음기록 등 

특이 유형 전자기록에 대한 표준 보존포맷 확대 타당성 검토가 아직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또한 전자기록의 체계적 보존 기획을 위한 포맷정보 구축 및 

활용체계 마련이 필요하다. 전자기록 파일포맷 정보 식별·검증 

도구의 지속적 개발이 필요하며,  전자기록 포맷현황의 조기 파악 및 

단계별 이관 검수(온나라→RMS, RMS→CAMS), 이관 후 보존 관리 등 

포맷정보 DB의 원활한 업무응용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전자기록 

파일포맷 식별·검증 도구의 각급기관 RMS 설치를 통해 파일포맷 

정보(포맷명, 버전 등) 획득 및 파일손상, 내용없음, 서명누락 등 오류 

검사 수행이 필요하다.

  파일포맷 식별 결과는 파일 확장자 누락·변경의 탐색이 가능하며, 

파일 확장자 문제로 인한 열기 실패 오류의 기관 조치가 가능하다. 

궁극적으로는 식별 파일포맷 및 관련 S/W 정보(특징, 기술내역, 운영환경, 

구조 명세서, 지원종료일, 개발사 등)의 DB화로 보존계획 수립 기초자료 

활용이 되어야 한다. 파일포맷 검증 결과는 조기 오류 발견으로 원인 

규명 및 조치 작업이 국가기록원 이관 이후 보다는 상대적으로 

수월하게 처리될 수 있다. 이관 후에는 전자기록 기술감시, 위험평가, 

영향평가 결과를 토대로 보존행위가 실행되어야 하며, 전문인력 조직, 

장비 등 관련 인프라 구축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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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인프라 측면(전자기록관리시스템)

    영국, 독일, 스코틀랜드 기록원의 가장 두드러진 공통점이자 

우리나라 국가기록원과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은 바로 

역사기록물과 민간기록물이다. 풍부한 역사기록물과 공공기록물에 

국한되지 않은 다양한 분야의 기록물이 있기 때문에 교육과정과 

연계한 학생․교사를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소셜 미디어를 통해 

세계인 관심을 유도할 수 있으며, 서비스하는 기록정보의 테마나 

유형도 다양할 수 있는 것이다. 반면, 우리나라 국가기록원의 주요 

소장기록물은 조선총독부 기록과 정부수립 이후 생산된 

공공기록물이다. 민간기록물을 기증받고 있지만 그 수도 적을 뿐 

아니라 활용 등에 제약이 많다. 

   우리나라도 2007년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면서 제도적으로는 

역사기록물 및 민간기록물의 수집․관리 근거를 마련했지만 법 개정 

취지가 무색할 정도로 제자리걸음이다. 인적․물적 인프라의 부족이 

가장 큰 원인일 것이다. 양질의 다양한 기록물을 국가기록원이 

보존․서비스 하는 것은 국가의 자산을 관리해야 하는 국가기록원의 

의무이자,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는 국민들에 대한 의무이기도 하다. 

    그리고 이용자 유형별 맞춤형 기록정보서비스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이용자에 대한 분석 및 요구분석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국가기록원에서 개발․제공하는 또는 제공 예정인 기록정보서비스에 

대한 효과적이고 충분한 홍보, 마케팅이 뒷받침되어야 기록정보의 

활용도 및 그 가치가 상승할 것이다. 독일, 영국, 스코틀랜드 기록원은 

이용자에 대한 조사를 주기적으로 직접 수행하고 있으며, 조사결과를 

관련 부서와 공유하여 이용자의 요구사항을 향후 정책 수립시에 적극 

활용하고 있다. 특히 영국 국가기록원의 경우 Customer Research 

Manager 및 마케팅 전담부서를 두고 있고, 이용자 만족도 조사를 

수행하는 다양한 S/W 등의 툴을 사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용자 만족도 조사를 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그 조사항목이나 분석 

방식이 아주 일차원적이고 표면적인 것이어서, 이용자를 분석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홍보 및 마케팅도 보도자료 배포 수준에 머무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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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이는 이용자 분석 및 홍보 마케팅을 수행할 전문 인력의 

부족에서 기인하는 것이라고 판단된다. 과거 기록물의 이관․보존 

중심의 업무에서 서비스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는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도 장기적으로 이용자이용행태와 요구사항을 

분석하고, 서비스에 대한 홍보와 마케팅을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인적 인프라를 확보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전자기록 관리에 있어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전자기록의 

생산, 보존, 활용을 위해 갖추어야 할 생산·기록관리 시스템이다. 

전자기록의 보존을 위해 전산실, 서버, 스토리지 등 보존시설과 장비를 

갖추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전자기록 보존시설과 장비 

못지않게 중요한 인프라는 기록물관리기관이 소장하고 있는 

전자기록을 생산하고 보존, 이용할 수 있는 생산·기록관리 

시스템이다. 여기서는 먼저 기록물의 생산과 안전한 보존·관리에 

필요한 각국의 전자기록관리 프로세스와 시스템 도입 현황 등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하겠다.

  독일은 전자문서관리시스템(DMS) 사용이 자율적이며, 채택 여부는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하고 있다. 생산된 기록은 연방기록원으로 

이관되기 전 노동청 소속의 중간저장소(Digital Stack)로 이관되며, 이관 

시기는 자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중간저장소와 연방기록원의 

영구기록관리시스템(AMS) 간에는 연계 규격을 통해 온라인 이관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상호 간에 체크하게 된다.

  영국은 일부 정부기관에서만 전자문서관리시스템(DMS)을 사용하고 

있으며, 별도의 기록관리시스템(RMS)을 운영하지는 않고 있다. 영국 

국가기록원에는 영구기록물관리시스템(AMS)을 자체적으로 개발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전자기록은 하드드라이브에 최소한의 메타데이터와 

함께 오프라인으로 주로 이관하고 있다.

  이와 같이 이번 방문기관들의 국가에서는 전자문서 생산은 일부 

기관에서만 전자문서관리시스템을 사용하고 나머지는 SharePoint 등 

상용 S/W를 부처별로 자율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는 

우리나라 기록관리시스템과 유사한 중간저장소를 운영하고 있으나 

이관시기 등은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또한 전자기록 이관 방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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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펴보면 독일은 온라인 이관, 영국은 오프라인 이관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오프라인 이관 시에는 암호화를 통해 전자기록의 

보안 및 위변조에 대비하고 있었다.

  현재 우리나라는 문서생산, 기록관리, 영구관리 등 기록관리 

단계별로 별도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으며, 정부가 기록관리시스템을 

자체 개발하여 전 부처에 보급하고 있다. 전 중앙부처가 공통시스템을 

운영 중이며, 기록관리 시스템 유지보수는 국가기록원에서 집중 

수행하고 있다. 그리고 일부 폐쇄망 기관을 제외하고는 전 중앙부처의 

온나라(생산)-RMS(기관별 기록관리)-CAMS(영구집중보존) 각 단계의 온라인 

연계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또한 기록관리 공통 기능 외에 우리나라 

법령상 고유 요구 기능이 포함된 대한민국 맞춤형 시스템이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 전자기록 관리체계의 특장을 살펴보면 △ 정부 

공통 시스템 및 전 단계 온라인 연계 시스템 △국내 기록법·규정 상 

요구되는 다양한 기능 구현이라 할 수 있겠다. 해외 진출 시 관건은 

전자정부 해외 진출 사업 추진 시 ‘전자기록 생산-보존-활용 

시스템(온나라·RMS·AMS)을 패키지화하여 홍보도 가능하다. 단 이 경우 

진출 대상국이 정부행정의 투명·효율화 가치를 추구해야만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기록관리 기본 기능을 갖춘 해외 상용 시스템과의 

경쟁 시 필수적인 지역별 맞춤 구현이 가능하도록 모듈화가 필요하다. 

다만 이 경우도 해외 주요국 상용 S/W와의 내용 및 특장 비교·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3) 이용자 서비스 및 네트워크 구축 측면 

   독일, 영국, 스코틀랜드 기록원은 이용자와 지역민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3개 기록원은 테마별 콘텐츠 제공, 전시, 

편찬, 열람 등과 같은 전형적인 서비스는 공통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독일 연방기록원의 경우 하우스투어, 코블렌츠문화원과 공동으로 

개최하는 지역민들을 위한 영화의 밤, 강연의 밤, 난민․인권 등 사회 

이슈에 대한 대담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를 통해 연방기록원이 

소재(所在)함으로써 코블렌츠가 얼마나  인권을 존중하고 지성을 갖춘 

지적(知的) 도시인지를 강조하여 지역민들로 하여금 자부심을 갖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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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도한다는 것이다. 이는 우리나라 국가기록원이 3권역 

체제(서울․부산․대전)로 개편 후 권역별 기록관이 지역사회와 지역민과 

어떻게 소통하고 어떤 역할을 해야하는지 가이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영국 국가기록원의 경우에는 온․오프라인 세미나, 대담, 지역사 기록 

찾기, 포럼, 작가초대석 등 서비스 프로그램이 다양하다. 기록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프로그램을 소개하는 안내 책자(What’s on)가 별도로 

발간(계간)할 정도로 이용자 서비스가 활성화 되어 있다. 특히 이 

프로그램들은 일방향의 공급자 위주의 서비스가 아니라 전문가와 

참가자가 대화하고 소통하는 쌍방향의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주목할 

만하다. 우리나라는 현재 위에서 언급한 전형적인 이용자서비스 

프로그램 운영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 우리나라 

국가기록원도 최종 나아가야할 서비스의 지향점이다. 소장 기록물에 

대한 철저한 내용분석, 과거와 현재 나아가 미래의 이슈와 기록물과의 

상관관계 분석, 사회 속에서 국가기록원과 기록관리 전문가들의 

책무에 대한 고찰 등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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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맺음말

   이번에 실시한 국외단기 부처 간 공동과제학습과정 훈련은 

행정자치부 국가기록원, 문화체육관광부, 서울시, 홍성군 등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참여한 협업 과정으로 추진되었다.  이번 연수는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이자 영구기록물관리 기관인 국가기록원의 

중앙부처 및 각급 기관 기록관과 협력관계, 네트워크 구축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으로 시작되었다. 

  국가기록원이 소장 보존하고 있는 기록물을 국민들이 활용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지자체와의 협력 관계를 통해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이용자 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적극적 발굴하고자 하였다. 또한  

전자기록물 관리 분야에서 선진국의 사례를 경험하여 앞으로 더욱더 

커져가는 전자기록물 분야에 적용하고자 하였다. 

  이용자 서비스 분야에서 독일 연방기록원과 스코틀랜드 기록원, 

영국 국가기록원이 시사하는 바는 매우 다양하며 크다. 이는 앞으로 

국가기록원이 어떻게 이용자를 분석하고 그들이 원하는 정보를 어떻게 

서비스 할 것인지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 있는 중요한 기회였다고 

평가한다. 

  또한 독일 연방기록원에서의 전자기록물 관련 세미나 및 스코틀랜드 

기록원에서의 워크샵은 그런 의미에서 중요한 결과를 가져왔다고 할 

수 있다. 워크샵을 통해 서로의 시스템 및 개념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었고 활발한 질의 응답을 통해 자료를 공유할 수 있었다. 

   국가기록원이 주도하여 중앙 및 지자체, 교육청 등 각급 기관 

기록관과의 협력을 도보하고 중앙기록물관리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재정비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고 생각한다. 기록관과의 네트워크를 

유지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2006년 문서보존포맷으로 PDF/A-1(ISO 190005-1) 변환정책 

수립 이후「원천파일+PDF」병행 이관을 추진하고 있으나, 문서유형의 

포맷 표준화 정책으로 영상, 음성 등 기타 유형의 원천파일은 

보존관리 대책이 미흡한 상황이다. 또한 전자기록 이관 및 전자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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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류 여부 확인 시기 등의 사유로 진성오류 발견 시 기관 조치가 

곤란한 측면이 있다. 따라서 영국 국가기록원과 같이 영상, 음성 등 

문서 외 유형의 전자기록까지도 파일포맷 표준화가 필요하다. 또한 

전자기록 포맷정보 관리체계 구축에 기반한 보존정책 수립·실행으로 

전자기록 기술 변화에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특히 좀 더 양질의 

전자기록 보존 환경을 선제적으로 구축하기 위해 전자기록 파일포맷 

식별·검증 도구를 활용하여 보존계획 기초자료 활용 및 조기 오류 

발견에 활용할 수 있다는 생각이다. 

  예를 들어, 공개성, 편재성, 안정성 등 보존 양호 파일포맷 선정 

기준을 마련하고 공공표준화를 검토해 볼 수 있다. 그리고 전자기록 

이관 후에는 S/W 지원 중단 등 지속적인 기술변화 모니터링을 통해 

위험평가를 수행하고, 평가 결과등급에 따른 긴급성을 결정하여 

마이그레이션 등 보존행위를 실행하는 체계이다. 이를 통해 

능동·선제적인 전자기록 보존관리체계를 수립함으로서 향후 디지털 

아카이브로서의 국가기록원의 위상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특히 이번 연수에서 스코틀랜드 기록원장 및 직원들이 참석한 별도 

워크숍 개최를 통해 한국의 전자기록 관리체계 설명 및 우수 사례를 

발표하고, 상대 국가의 전자기록 관리를 이해하는 자리가 마련된 점은 

뜻 깊었다고 생각한다.

  다음은 전자기록 관리를 위한 시스템 등 인프라 부분이다. 

스코틀랜드, 영국의 경우 아직도 일부 정부기관에서만 

전자문서관리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으며, 별도의 기록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지 않다. 또한 시스템 간에 전자기록 이관은 오프라인 

위주인 점이 특징이라 하겠다. 우리나라와 같이 문서생산, 기록관리, 

영구관리 등 기록관리 단계별로 별도 시스템을 사용하고 전 단계 

온라인 연계를 구축한 사례는 향후 전자기록 생산-보존-활용 

패키지화를 통해 해외 진출 가능성을 검토해 볼만 하다. 그러나 이 

경우 진출 대상국의 정부행정의 투명·효율화 추구 여부 및 해외 

주요국 상용 S/W와의 특장 비교 등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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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참고사항

1. 수집자료

<독일 연방기록관리청(Bundesarchiv)>

 1) (안내물) Top Thema : 50 Jahr Zwischenarchiv

 2) (안내물) Praktikum im Bundesarchiv

 3) (안내물) Ausbildung im Bundesarchiv : Fachangestellte/r für Medien 

– und Informationsdienste(Archiv) / Archivinspektoranwärter/in 
(gehobener Archivdienst) - Duales Studium

 4) (브로셔) Das Bundesarchiv – Kurzinformation

 5) (브로셔) Bundesarchiv – Partner bei der Schriftgutverwaltung
 6) (브로셔) Bundesarchiv – Auβenstelle Ludwigsburg – Archiv und Auβ

erschulischer Lernort

 7) (브로셔) Archivgut im Bundesarchiv – Bundesrepublik Deutschland
 8) (브로셔) Bundesarchivgesetz Benutzungsverordnung

 9) (브로셔) Wir sind das Volk – Erinnerungsstätte für die 

Freiheitsbewegungen in der deutschen Geschichte

 10) (양식) Request for Use of Image Materials at the German Federal Archives 

<스코틀랜드 국가기록원(National Records of Scotland : NRS)>

 1) (자료) Exhibiting our archives 

 2) (자료) Government Records : Recording History, Protecting Rights.

 3) (자료) Statistics publications, inforgraphics, the internet and Twitter

 4) (책자) Public Records (Scotland) Act 2011 – Report by the Keeper 
of the Records of Scotland, 2015

 5) (브로셔) Online Access

 6) (브로셔) The Records; Selection Policies and Stndards

 7) (브로셔) Thoughts on Archiving & Transfer arrangements

 8) (브로셔) Coats of Arms and Crest Badges

 9) (브로셔) The Scottish Register of Tartans

 10) (브로셔) Sources for Military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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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브로셔) Local History

 12) (브로셔) Maps & Plans

 13) (브로셔) Implementation of the Public Recors(Scotland) Act

 14) (브로셔) Sources for Emigrants

 15) (브로셔) Family History

 16) (브로셔) General Register House

 17) (브로셔) Scotlands People – Helping you Trace our Scottish Ancestry
 18) (브로셔) Scotlands Places – Connecting people and places across time
 19) (브로셔) Tracing Scottish Ancestry – Information Leaflet & List 

of Researchers

<영국 국가기록원(The National Archives : TNA)>

 1) (자료) Customer Research at The National Archives – for The 

National Archives of Korea

 2) (양식) User Suuvey form May 2015

 3) (안내물) Website Survey march 15 – questionnaire
 4) (안내물) Welcome to The National Archives – All you need to 

know to help you find your way around

 5) (브로셔) The National Archives  - What’s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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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수시 참고사항

 1) 연수 전 준비사항

   ○ 연구과제에 대한 선행 연구자료 학습 및 개인별 역할 분담

    연수과제 선정 및 연수 참가자 확정 이후 연수팀은 총 2회에 걸쳐 

사전모임을 진행하였다. 첫 회 모임은 방문국과 방문 기관에 대한 

개요 및 연구자료 공유를 하였으며, 방문을 위한 세부 일정을 

논의하고 개인별 역할 분담을 하였다. 두 번째 모임은 연수과제 

수행을 위한 사전질문지의 각 질문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하고 가장 

효율적인 연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 사항들을 진행하였다. 

        꽉찬 방문 일정에서 효과적인 연수를 달성하기 위하여 

개인별로 세부사항까지 역할분담을 하여, 준비 기간부터 연수기간 

그리고 귀국 후 정리가 완료되는 기간까지 각자의 역할에 책임감을 

가지고 충실하게 할 수 있었다. 

   ○ 방문기관과의 일정 협의 및 질문지 사전 발송 

      방문기관과의 첫 협의는 국가기록원에서 국제협력을 담당하는 

표준협력과 담당자를 통해 방문 목적, 일정 등을 협의하였고, 이후  

이번 연수의 주관부서인 콘텐츠기획과 담당자가 각 기관 방문 

담당자별로 지속적인 이메일 연락을 통해 세부일정과 방문 주제 등을 

조율하였다. 특히 긴밀한 사전 조율 과정에서 스코틀랜드 기록원의 

경우 한국의 선진적인 기록관리 현황, 특히 전자기록물 관리에 대한 

현황을 소개하는 분야에 대한 기회를 갖게 되었다.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한국의 전자정부, 국가기록원의 선진적인 전자기록물 관리를 

스코틀랜드 기록원 직원들을 대상으로 소개 및 교육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사전준비 사항으로 중요한 항목 중 하나는 방문기관에 대한 

연수팀의 질문지를 미리 전달함으로서 연수팀이 얻고자 하는 정보를 

기관에서 사전 준비할 수 있도록 했다. 이것은 짧은 견학시간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기관입장에서도 연수팀의 질문에 성실하게 

답할 수 있으므로 두 기관에 도움이 되는 절차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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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문기관 증정용 선물 준비

    기관 방문시 환대에 대한 보답 및 한국 국가기록원을 홍보하기 

위하여 기념품 및 브로셔 등을 준비하였다. 우선 국가기록원 영문 

브로셔를 준비하여 홍보물로 전달하였고, 국가기록원 로고가 담긴 

역대 대통령들의 수결이 담긴 기념품도 준비하였다. 또한 개별 일정 

및 발표와 세미나를 준비해준 각 직원들을 위해 개인별 선물을 

준비하였다. 기록원의 의미와 한국의 문화 상품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비단으로 된 포스트 잇을 넉넉하게 준비하였다. 

   특히, 방문기관의 아키비스트와 연수자 간의 첫인사뿐만 아니라 

견학관련 추가자료 요구 또는 기타 사진자료 공유 등을 위해 명함을 

주고받는 경우가 있으므로 제2의 얼굴이라는 명함을 챙겨가도록 

준비한다.

   ○ 숙소예약과 교통편, 통신편 

   제한된 연수기간 동안 이동에 소요되는 시간을 최소화하고 주어진 

일정을 알차게 소화하는데 중요한 포인트가 숙소예약이라 할 수 있다. 

이번 연수팀은 연수비용 절감을 위해 모든 숙소를 3인 1실을 사용하되 

공항과의 교통편 및 지하철․열차 이용이 용이한 교통요지에 숙소를 

예약했다. 이는 동선의 이동 편의와 교통비 절감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이다. 또한 영국의 경우 한인민박을 이용하여 민박에서 운영하는 

식사 제공 및 저렴한 공항 픽업서비스 등을 이용하였다.

   또한 만일의 경우에 대비하여 여행자보험에 가입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리고 연수 기간 동안 연락유지 및 다양한 정보 취득을 위하여 

인천공항에서 통신사를 이용한 데이터 로밍을 신청해서 3인당 1명씩 

사용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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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연수국가 도착 후 조치사항

   ○ 현지공관 연락

      연수 전 미리 현지공관 연락처를 파악하여 연수국가 도착 직후 

인사혁신처 교육훈련정보센터(www.training.go.kr) mypage 또는 

교육훈련과 fax(82-2-2100-6687) 통보 및 재외공관에 전화로 

도착신고를 해야 하며, 신고사항은 연수자의 소속과 직급, 성명, 

체류기간과 숙소정보 등을 포함한다. 연수국가 입국시 혼잡한 상황에 

자칫 신고가 늦어질 수 있으므로 연수팀 내 신고담당자를 미리 

지정하여 연수국가 이동시마다 신고할 수 있도록 한다.

  ※ 독일 공관 연락처 : (대표)91-353-2000, (긴급)648-924-695

     스코틀랜드 공관 연락처 : (대표)01 4753 0101, (야간) 06 8028 

     영국 공관 연락처 : (대표)01 4753 0101, (야간) 06 8028 5396

 3) 연수 후 조치사항

   ○ 출입국증명서 발급과 귀국신고서 작성

      연수 참가자는 개인별 출입국사실증명서를 민원24 

사이트(www.minwon24.go.kr)를 통해 발급하고, 연수팀내 귀국신고서 

담당자는 인사혁신처 교육훈련정보센터에 등록되어 있는 

국외훈련공무원 귀국신고서식을 작성하여 팀원 개인별 

출입국사실증명서와 항공권 티켓을 첨부하여 귀국 후 3일 이내 

교육훈련과로 제출하고, 훈련결과보고서는 귀국 후 30일 이내 A4 

100페이지 이상으로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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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방문 사전 질문지 >

(공통 질의)

<< 기관 현황 >>

1. (일반) 귀 기관의 일반 현황은?

- 주요연혁, 년간 예산

- 건물배치(서고, 전시실, 교육장, 복원실, 열람실) 현황

- 건축개요(대지, 건평, 건축비, 총비용, 실별 면적)

- 서고현황(수장량, 온·습도, 공조), 방화·출입시스템, 기록 반출입 절차

- 전체 직원수, 세부 인력 구성(연구직, 기술직, 행정직)

- 열람현황(운영시간, 열람절차)

- 기록 소독 현황(범위, 방식)

2. (기록) 귀 기관의 보유 기록은?

- 소장기록 수량(km), 연간 기록물 증가량(km)

- 소장기록 종류, 대표기록

- 전자기록 건수, 수량(TB)

3. (방문) 귀 기관의 방문 정보는?

- 년간 기관 방문자수, 열람자수, 웹사이트 방문자수

<< 기록을 활용한 기록정보서비스 >>

4. (전략) 귀 기관에서는 중장기 기록정보 서비스(전시·콘텐츠·편찬 등)

전략이 있는가?

- 있는 경우, 전략의 세부 내용 및 추진 경과는?

5. (전시) 귀 기관에서는 전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가?

- 운영하는 경우, 전시 주제, 내용은?

- 운영하는 경우, 담당 조직명 및 인원수는?

6. (콘텐츠) 귀 기관에서는 온라인 콘텐츠를 운영하는가?

- 운영하는 경우, 온라인 콘텐츠 주제, 내용은?

- 운영하는 경우, 담당 조직명 및 인원수는?

7. (편찬) 귀 기관에서는 편찬 프로그램을 운영하는가?

- 운영하는 경우, 편찬 주제, 내용은?

- 운영하는 경우, 담당 조직명 및 인원수는?

8. (조사) 귀 기관에서는 이용자 요구조사 및 만족도 분석을 수행

4. 기관 방문 사전 질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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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가?

- 있는 경우, 조사 및 분석 기법은 어떻게 수행하는가?

- 있는 경우, 수행 도구(S/W)가 있는가? 개발 유형(상용·자체개발)

및 주요 기능은?

- 있는 경우, 담당 조직명 및 인원수는?

- 없는 경우, 향후 계획은?

<< 지역사회 공조체계 구축 >>

9. (지역공조) 귀 기관에서는 유관기관(문화유산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 및 지역문화 자원화 사례가 있는가?

- 협조체계를 구축한 경우, 어떤 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하였는가?

상세 현황은?

- 자원화 한 경우, 어떤 대상을 자원화 하였는가? 상세 현황은?

<< 전자기록 생애주기 단계별 관리를 위한 시스템 >>

10. (EDMS) 귀국의 정부기관들은 문서의 생산과 접수를 포함한,

기관의 업무 활동을 지원하는 전자적인 문서관리시스템(EDMS)를

이용하는가?

- 이용하는 경우, 범정부적으로 동일한 시스템인가?

- 이용하는 경우, 전자기록 온라인 이관용 연계가 되어 있는가?

어떻게 작동하는가?

- 이용하지 않는 경우, 정부기관들이 이용하는 전자문서 생산,

결재, 유통 방법은?

11. (e-RMS) 귀 국가의 정부기관들은 영구기록물관리기관 이관 전

까지의 전자기록 관리에 별도의 전자적인 기록관리시스템(e-RMS)

를 이용하는가?

- 이용하는 경우, 범정부적으로 동일한 시스템인가?

- 이용하는 경우, 전자기록 이관용 연계가 되어 있는가? 어떻게

작동하는가?

- 이용하지 않는 경우, 각 정부기관이 전자기록을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은?

12. (e-AMS) 귀 국가기록원에서는 각 기관의 장기보존 가치 전자기

록의 보존을 위한 별도의 전자적인 영구기록물관리시스템(e-AMS)

을 이용하는가?

- 이용하는 경우, 귀 기관이 자체적으로 개발 배포한 시스템인가?

- 이용하는 경우, 그 e-AMS는 여러 정부기관에서 생산한 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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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을 어떻게 이관 받는가? 연계이관 기능이 포함되어 있는가?

- 이용하지 않는 경우, 장기보존 전자기록을 이관, 관리하는 방법은?

<< 전자기록 장기보존을 위한 정책 >>

13. (보존) 귀 기관에서는 시스템 백업과 별도로 전자기록을 보존

하기 위한 업무를 수행하는가?

- 보존하고 있다면, 보존 중인 전자기록 유형(전자문서·전자화문서·

웹·녹음/동영상), 용량(TB)은?

- 전자기록 저장정책(스토리지 체계 포함)이 있는가?

- 전자기록 저장매체 종류(스토리지·광매체·백업테이프)는?

- 전자기록 재난 대비 사본을 마련하는가? 마련한 경우 매체종류

(스토리지·광매체·백업테이프), 개수, 제작 기준(전체 전자기록·중요 전자

기록), 제작 주기(일·월), 저장 위치(로컬·원격·로컬 및 원격 모두),

보존 연한(1년·5년,10년)은?

- 전자기록 이상 여부를 점검(데이터 에러체크)하는 프로세스가

있는가? 있는 경우 어떤 방식이며, 주기(실시간·일·월·년)는?

- 전자기록 이상 여부를 점검하는 도구(S/W)가 있는가? 있는 경우

개발 유형(상용·자체개발), 주요 기능(해시값 체크)은?

14. (포맷) 전자기록 유형별 표준포맷 정책을 운영하는가?

- 운영하는 경우, 생산과 장기보존용 표준포맷을 구분하는가?

유형별 표준포맷 지정 현황은?

- 운영하는 경우, 전자기록 이관 시 지정된 생산 포맷이 아닌

경우 어떻게 처리하는가?

- 운영하는 경우, 장기보존용 표준포맷 정책의 의무실행 단계는

기록물 생산기관부터 기록원 사이에서 어느 부분인가?

- 운영하는 경우, 표준포맷 평가 기준(evaluation criteria) 및 사례는?

- 운영하는 경우, 담당 조직명 및 인원수는?

- 운영하지 않는 경우, 향후 계획은?

15. (복원) 전자기록 복원 프로세스를 운영하는가?

- 운영하는 경우, 손상된 전자기록 복원 절차 및 내용은? 수행

사례는?

- 운영하는 경우, 복원 도구(S/W)가 있는가? 개발 유형(상용·자체

개발) 및 주요 기능은?

- 운영하는 경우, 담당 조직명 및 인원수는?

- 운영하지 않는 경우, 향후 계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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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관 방문 일정

    ○ 독일  연방기록관리청(Bundesarch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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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코틀랜드 기록원(The National Records of Scotland, N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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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국 국가기록원(The National Archiv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