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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지식자원은 내부성과물인 기록과 외부에서 획득한 정보자료로 구분된다. 지식자원의 디지털화로 

인해 내부 생산 기록과 외부 획득 정보자료의 생산  획득과정, 장  검색기술, 이용자의 자료이용 패턴 

등이 유사해지고 그로 인해 생산에서 유통, 장, 보존까지의 수명주기도 유사해졌다. 따라서 기록과 일반 

정보자료의 구분 혹은 분리 개념의 통 인 리 방법에서 벗어난 통합 리의 필요성이 두되고 있다. 

이 연구는 기록 리와 정보자료 리의 분야 특성을 비교하고 통합 리를 해 KM 기반의 구축 략의 필요성과 

구체 인 방법론을 제시하 다. 특히 정부 산의 상당부분이 투입되는 공기업의 지식자원 리를 심으로 

통합 상의 선정과 통합방법, 통합주체에 한 방안을 제시하 다. 

ABSTRACT

Knowledge resources are classified with two groups, the records produced by internal parts 

of company and general information materials from external organizations. Production, 

acquisition, storage, retrieval and utilization patterns of two groups became similar due to 

digitization of knowledge resources. And separated RM and IM should be changed integrated 

management concept. This paper compares RM and IM based on KM governance strategy and 

several methods to integrate RM and IM. Especially the selection and identification of knowledge 

resources, information systems to be integrated and the methods of integration and integrators 

of public enterprises are presen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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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IT기술의 발 에 의해 도래된 디지털 시

는 지식의 통합과 량화를 가져왔다. 한 데이

터의 작성  유통의 편의성, 공간 개념이 필요 

없는 장능력, 신속한 검색성 등 디지털의 특성

은 세계를 지식경제시 (Knowledge Ages)로 

빠르게 진입시켰다. 반면에 자 일의 무한 

복제성과 자기술의 일시성은 데이터의 ․

변조의 용이성에 의한 법사례 증가를 래하

고 지식자원의 장기보존을 하는 등 디지털 

암흑 시 (Digital Dark Ages)라는 정반 의 

상황을 고하고 있다(Tibbo 2003).

이러한 디지털 시 의 명암은 지식경

(Knowledge Management, 이하 KM)과 기록

리(Records Management, 이하 RM)의 새

로운 연구분야의 확 와 발 을 가져왔다. KM

이론이 경 학 분야를 심으로 연구, 발 되

어 왔다면, RM은 문헌정보학과 사학을 심으

로 연구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KM이론은 기

업의 무형자산에 한 재화  가치에 한 재

인식과 기업의 핵심 경 활동에 많은 기여를 

하 다. RM은 최근에 디지털 자원의 보존 문

제가 두되면서 기록의 보존과 활용 측면에서 

새로운 연구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일반 으로 KM의 상인 조직의 지식자원

을 구분할 때 형식지와 암묵지로 구분한다. 그

러나 암묵지의 지식은 소유자로부터 분리해 내

기 어렵고 분리해 내는 순간 그것은 이미 형식

지화 된다( 라운 2001). 따라서 KM의 실제

인 리 상은 결국 형식지라고 해도 무방

하다. 형식지 분야의 지식자원을 구분하면 조

직에서 역무수행의 결과물로 생산한 기록물과 

업무활동  의사결정 지원을 해 투입되는 

참고용 정보자료로 구분할 수 있다. 기록은 조

직이 수행한 업무행 의 결과물로서 그 행 의 

정당성과 책임의 범 를 증빙해 다. 즉 조직

이 수행한 업무행 에 해 ‘ 가’, ‘무엇을’, 

‘왜’, ‘ 구에게’에 한 증거로서 법 , 재정  

증빙을 해주는 유일본이면서 조직의 핵심역량

을 담고 있는 요한 지식자원이다. 반면에 정

보자료는 기록과 달리 조직의 업무행 에 한 

증빙능력은 없다. 주로 외부에서 획득하거나 

비용을 주고 구매한 정보로서 출 정보와 비출

 정보로 구분한다. 출 정보는 단행본, 정기

간행물, 신문류, 기술보고자료, 동 상 DVD, 

CD, Video 등을 포함하고, 비출  정보는 시장

조사 데이터, 사업주 면담정보, 력업체의 제

품 정보, 경쟁사 정보, 물가  경제지표 정보 

등을 포함한다. 이러한 정보들은 기록은 아니

지만 업무활동  조직의 의사결정에 직 으

로 연 되는 정보자원이다. 

사실 기록이나 정보자료가 디지털화 되면서 

생산(입수), 장, 활용, 보존의 라이 사이클

과 유통패턴이 유사해지고, 리와 활용를 

해 유사한 기술과 방법론이 용되고 있다. 

한 분류체계, 메타데이터 구성, 사용자 인터페

이스, 검색엔진과 요소기술의 한 선택과 

용, 지식자원의 수명 측과 보존정책, 일 

포맷이나 시스템 상호 운용성을 한 표 화 

등 공통의 과제를 제시받고 있다. 지식자원의 

리는 기본 으로 비용을 수반하며, 리의 

효율화를 해 선택과 집 이 요구된다. 따라

서 기록과 정보자료의 통 인 구분 리개념

에서 벗어나 형태와 용도가 유사한 지식자원으

로서 통합 리 측면에서 아래와 같은 문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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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로 리 상 자료와 용 기술의 선택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 디지털 지식자원을 얼마의 기간 동안 보존, 

활용할 수 있는가? 

- 자신이 속한 기업의 지식자원을 원하는 기

간동안 활용성을 유지하기 해 어떤 조치

들이 필요한가?

- 변하는 디지털 기술에 맞추어 변경되는 

련 법률이나 련 기 에 용되는 규제

요건을 어떻게 인지하고 용하는가?

- 폭증하는 지식자원의 효과 인 리방법

과 핵심 지식자원을 어떻게 선별하고 리

할 것인가? 

- 이 모든 문제들을 인지하고 선도할 주체는 

구인가?

기업은 경제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엄청

난 양의 지식을 축 하며, 그 지식자원은 기업

의 성공과 실패의 경험치가 녹아있는 요한 내

용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기업의 지식을 어

떻게 리 하는가의 문제는 결국 국가  차원의 

문제이기도 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기업에서 주

요 지식자원 리 략으로서 특히 다양한 지식 

자원  내부 업무수행 결과물인 기록 자원과 

외부에서 획득하는 일반 정보자원에 한 통합 

리 방안 모색은 의미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부분의 기업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는 KM 략을 기반으로 기록 리와 일반 정

보  자료 리(Information Management 이

하 IM)에 한 통합의 필요성과 략을 제시

하고자 한다. 단 모든 기업을 상으로 하기에

는 그 범 가 무 방 하여 공익성과 공공성

을 담당하는 공기업을 심으로 연구하 다.

 

2. 기업 경쟁력 제고와 KM 추진

2.1 조직의 기억과 KM

Walsh와 Ungson의 조직의 기억 모델에서 

조직의 구조는 개인, 문화, 이, 구조, 생태환

경, 외부기록의 6개의 장소(Storage bin)로 

구분된다. 조직의 기억은 재의 결정을 해 

조직이 과거로부터 보유하고 있고 사용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크게 조직의 기억 모델은 

인 자원 리와 지식경 에 용되는데, 조직

의 기억은 한 곳에 집 되어 장되어 있는 것

이 아니라 그림 1과 같이 개인, 문화, 조직의 변

Information
Acqquisition

Individuals culture Transformation Structures Ecology

External
Archives

Organization

Rentention Facilities

Decision Environment

Information Retrieval

(그림 1) 조직의 기억 모델(Walsh and Ungson,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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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체계, 조직구조, 기업생태계 등 여러 곳에 여

러가지 형태로 분산되어 존재한다. 외부기록

장소를 제외하고는 모든 정보들이 내부에서 생

산, 리, 통제, 유통 된다. 조직의 의사결정은 

이러한 내부정보와 외부 정보의 조합을 통해 

이루어지며, 이러한 정보들은 축 되어 조직의 

기억으로 남게 된다. Michael Polanyi는 최

로 조직의 지식을 암묵지와 형식지로 구분하여 

제시하 다. 일반 으로 조직의 지식은 암묵지

와 형식지의 표출화, 사회하, 연결화, 내면화 과

정을 반복하면서 상호 작용을 통해 지식창조와 

환이 이루어지면서 확장된다.

결국 KM은 조직의 지식을 리하는 일이며 

따라서 조직의 기억에 한 속성과 흐름을 

악하는 일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기업마다 KM 

추진 략과 방법은 제각기 다양하다. KM의 

궁극 인 목 은 내.외부 경 환경의 격한 

변화와 끊임없는 신기술의 등장, 심화되는 경

쟁 환경에서 생존하기 함이다. 따라서 자체 

조직의 지식자원을 핵심역량의 연계를 통해 

외 경쟁력 향상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 조직의 

기억으로 일컬어지는 조직의 지식은 곧 핵심역

량을 담고 있는 그릇이기 때문이다. 최근에 정

보기술의 발달은 지식을 생산, 장, 달하는

데 획기 인 발 을 래하 다. 다음 그림 2는 

Upward Frank가 제시한 그림으로 문서가 생

성된 후 기록화, 정보화, 지식자원화로 차 발

하는 과정에서 다른 정보가 계속 추가되거나 

연결된다. 단  문서 한 건이 단순한 증거  가

치를 지닌 기록물에서 조직의 지식자원으로 발

하기 해서는 다른 연 된 기록이나 일반 

정보들과의 결합  연계가 이루어져야 하고 

이를 통해 새로운 지식이 재창출되고 배가된다.

이러한 지식의 재창출 과정에서 정보기술은 

지식의 배가에 가속도를 더하게 한다. 한 오

늘날 정보  지식자원은 그것이 기록이든 아니

면 일반 학술  자료이든 디지털형태로 생산, 

획득, 유통, 장, 활용되고 정보와 IT기술의 합

쳐져서 e-service가 이루어진다. 기록과 정보자

료의 라이  사이클 즉 생산, 유통, 활용의 로

세스가 유사해졌다는 의미이다. 이는 기존의 지

식자원의 형태와 출처에 따라 구분 리 하던  

문서
(Documents)

2번째 역: 내․외부 정보 
획득  추가 

3번째 역: 조직의 
기억화(지식의 장과 보존) 4번째 역: 지식자원의 

배가화(지식의 재창출) 

1번째 역: 문서  자료 
생성(창출) 

기록(Records)

기록보존소(Archive)

지식자원(Corporate Memory)

(그림 2) 기업 기록물의 연속체 모델(Upward,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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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 인 리방식에서 통합 리 방식으로 

환하게 되는 배경이기도 하다. 디지털화로 인해 

효과 인 지식의 장과 달이 가능하고, 정보

의 획득, 처리, 분류, 활용 로세스가 매우 유기

으로 진행되기 때문이다. 이처럼 정보기술의 

속한 발달은 KM 략을 보다 쉽게 구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도 하지만 반면에 자칫 투자 

비 효과 측면에서 성과를 이루어 내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래한다. 디지털의 불안정성으로 

인해 리스크 확률도 높아졌기 때문이다. 

2.2 지식자원의 선정과 KM 체계 구축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문서나 기록의 지

식자원화는 다른 정보의 추가와 결합을 통해 

이루어진다. 즉 내부 성과 기록과 외부 획득 정

보의 결합은 지식으로의 환과 재창출을 해 

필수불가결한 과정이고 한 그 주체는 조직원

들의 몫이다. 따라서 KM은 이러한 지식의 

환과 재창출 과정을 돕고 지원하는 체계가 되

어야 한다. 결국 KM은 조직의 문서, 기록, 정

보의 생성, 축 , 공유, 활용 과정을 지원하는 체

계이다. 구체 으로 업무 로세스 통제, 시스

템 구축과 통합, 지식맵 설정, 지식자원의 최종 

보존과 처리 략 수립과 실행 단계에 용된다. 

따라서 KM은 기록이나 일반 자료 리 역을 

기업의 경 목표와 상호 연계, 정렬시키는 역할

을 해야 한다. 과거에는 기업의 경 목표에 한 

성과측정은 주로 계량화가 가능한 재무  업

을 평가항목으로 설정하 다. 반면에 오늘날 

기업의 무형자산의 가치가 증 됨에 따라 부

분의 기업들이 캐 란(Robert S. Kaplan)과 노

튼(David P. Norton)이 처음으로 제시한 BSC 

(Balanced Scorecard)를 통해 비재무  성과

지표까지 리, 측정하고 있다. 즉 단순 재무 지

표만이 아니라 학습  성장 (Learning & 

Growth Perspective), 내부 로세스 (In- 

ternal Process Perspective), 고객 (Cus- 

tomer Perspective), 재무 (Financial Per- 

spective)에 의거하여 다차원  측정 분석을 

하게 된다. BSC의 측정요소에 한 KM의 역

할을 Carlucci는 다음과 같이 제시하 다.

그림 3과 같이 KM은 기업의 학습과 성장  

업무 로세스 개선에 직 인 향을 주고, 

BSC 경  략  기법

재무  성과 산  비용 리

고객 만족

내부 로세스 

학습과 성장

고객 계 리(CRM)

업무 로세스 개선

지식 경 (KM)

(그림 3) BSC 상의 KM의 역할(Carlucci,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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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로세스를 통제함으로써 고객만족  재

무성과에 까지 향을 미친다. 따라서 KM 지식

자원 선정 요건으로 가장 먼  고려해야 할 사

항은 기업의 경  목표와 핵심역량에 한 정

확한 악이다. 왜냐하면 그에 따라 KM 로

세스와 시스템 운  정책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핵심역량에 의거한 지식자원은 곧 핵심 지식자

원 리 략과 방침으로 연계되며 이와 련

된 업무를 제어한다. 기록과 일반 정보자료가 

기업의 핵심역량 제고에 어떤 향력을 주고 

각각의 정보  가치는 어느 정도인가를 측정해

야 한다. 기록 리와 일반 정보자료 리의 통

합 여부 결정은 이러한 업무 로세스에 기반

한 기업의 핵심역량 제고 략과 한 연

계를 이루고 있다.

업무 로세스 과정에서 각 단계별로 INPUT 

지식과 OUTPUT 지식의 정의와 분석이 이루

어진 후에 해당 지식자원이 외부 지식인가 혹

은 내부 지식인가에 따라 생성  획득 략이 

수립되어야 한다. KM이 별도의 역으로 구별

되어 운 되는 것이 아니라 업무 로세스와 유

기 으로 연계되어 운 되기 때문이다. 업무 수

행의 시작에서 종료까지 KM활동으로 정의된 

일련의 Activity가 연결되어 업무수행 에 발

생하는 장의 지식들이 체계 으로 축 , 활용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해서는 경

략과 IT 략, 정보 시스템과 조직의 업무 로

세스가 상호 정렬되고 유기 인 련성을 가지

고 구축  운 되어야 한다. 업무 로세스 과

정에서 외부 정보자료는 업무에 한 INPUT 

자원이다. 외부에서 획득한 각종 정보자료는 

기업의 외부 동향 분석과 타 분야 혹은 타 기업

과의 비교 분석을 한 기  데이터이다. 물론 

이 과정에서 내부 생산 기록이 INPUT 자원에 

포함되기도 하나 그 이 에 기록은 주로 업무 

로세스 과정의 산출물 즉 OUTPUT 자원이

다. 기록물과 일반 정보자료의 생산주체와 유

통과정은 다르지만 정보 사용자 입장에서 즉 

정보  가치 측면에서는 같은 역할을 한다. 따

라서 지식자원의 디지털화는 시스템 구축 략

에서도 통합을 요구한다.

그림 4와 같이 Ovum에서 제시하는 KM 시스

(그림 4) Ovum의 KMS Architecture(Chua,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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템의 구조는 지식자원에 한 통합 체계의 모

범을 잘 나타내 다. 기업마다 지식의 유형과 

지식의 창출  유통 과정이 다르고 정보기술 

 조직의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Ovum이 제

시하는 구조가 모든 기업에 같이 용될 수

는 없을지라도 기록과 정보 리 시스템 구축의 

정형화된 구조로서 참조할 필요가 있다. 그림 

4의 KM구조의 각 계층의 역할과 기능에 해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1) 정보  지식 소스 계층(Information and 

Knowledge Source Layer)

지식 리시스템의 가장 기본이 되는 부

분으로 정보와 지식을 직 으로 생성, 

리, 운 , 장, 활용하는 정보시스템으

로 분산되어 존재한다.

2) 인 라스트럭쳐 계층(Infrastructure 

Layer)

지식  정보교환에 필요한 정보기술 인

라를 의미하며 e-mail, 일서버, 인터넷/

인트라넷 등을 통해 정보를 공유하게 된다.

3) 지식분류  장 리 계층(Corporate 

Taxanomy-Repository Management 

Layer)

지식의 체계 인 리  이용을 해 지

식의 특성에 따라 지식을 분류하고 지식

을 이러한 분류체계에 따라 별도로 보 , 

리하는 서비스를 지원한다.

   - 지식 장소(Knowledge Repository): 

지식을 안 하고 체계 으로 리해주

며 요 정보에 한 보안, 연  지식정

보에 한 연 계 리  용량의 

 정보를 효율 으로 리할 수 있

게 지원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정보

의 자동 수집기능, 다양한 포맷지원 기

능, 검색지원 기능 등).

   - 지식 맵(Knowledge Map): 조직의 

특성이나 환경에 따라 지식의 유형, 주

제, 조직, 치 등 다양한 기 을 조합

하여 조직의 지식체계를 논리 으로 

표 한 것.

4) 지식 리 서비스 계층(Knowledge 

Management Service Layer)

사용자가 지식을 효과 으로 사용할 수 있

도록 지원해 주는 기능으로 검색, 사용자

리, 지식 유통, 검색, 업을 한 각종 기

능을 수행한다.

5) 인터페이스 계층(Interface Layer)

실제로 사용자에게 보여지는 화면, 사용

자 심의 인터페이스 화면을 지원한다.

그림 4의 KMS구조는 지식의 생산 주체나 

운 주체 측면에서도 유용하나 특히 최종 사용

자 입장을 고려한 구조이다. 정보나 지식의 원

천이 다르더라도 이를 유통하고 활용하는 체계

는 통합되거나 연계 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제

시해 다. 이를 해 다양한 정보시스템들 에 

Repository와 맵이 치하고 있는 것은 지식맵

과 포지토리의 구성체계가 하부의 정보시스

템들을 거버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

한다. 정보시스템 구축 체계가 조직의 지식자

원을 통합하는 KM 기반에서 구축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2.3 지식자원의 선정과 정보시스템 구분

지식자원은 기업의 업무 로세스를 담당하

는 정보시스템을 토 로 분산되어 있다.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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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시스템은 기업마다 조 씩은 다른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 일반 으로 일반 정보자료나 도

서자료 리 부분과 내부 생산 기록 리 부분이 

구분되어 별개의 시스템으로 운 된다. 정보

시스템은 주로 앞에서 제시된 Ovum의 지식경

시스템 아키텍쳐에서 최 하단의 정보  지식

소스 계층(Information & Knowledge Source 

Layer) 에 속하고 지식경 시스템의 가장 기본

이 되는 부분이다. 이 부분에 한 정의와 로세

스를 어떻게 정하는가에 따라 상 의 Knowledge 

Repository와 Knowledge Map의 체계가 달라

지고 최종 사용자에 한 UI 설계가 달라진다. 

정보  지식소스 계층에 포함되는 정보시스템

의 종류를 열거하면 표 1과 같다.

구 분 용 도 핵심 구성 요소 상 정보 비 고

G/W
조직의 의사소통, 
업지원

- 문서 작성 / 결재 기능
- 게시 기능
- 메일 기능
- 워크 로우 기능
- 조회  검색 기능
- 자서명  보안 리

- 결재문서
- 게시정보
- 메일정보
- 각종 업무서식
- 회의록

G/W:
GroupWare

EDMS 문서 리

- 컨텐츠 생성
- 버 리 기능
- 워크 로우
- 자서명  보안 리
- 조회  검색기능

- 도면  설계문서
- 보고서류

EDMS: 
Electronic
Document
Management
System

ERMS 기록 리

- 수집  등록기능
- 콜 션 기록 이 기능
- 자서명  보안 리
- 매체 환
- 처리(폐기)

- G/W, EDMS에서 종료된 문서로
서 보존용으로 이 되는 기록물

ERMS:
Electronic
Records
Management
System

WCMS 웹 문서 리

- 그래픽/ 텍스트 편집기능
- 다국어 웹사이트 리 
- 웹/ XML 작도구 통합
- HTML, PDF 자동 변환
- 페이지 생성기능
- 미디어 통합 리 
- 문서 배포/개인화 기능
- 검색기능

- 부로셔
- 제품 카타로그
- 기업 소개자료

WCM:
Web Contents
Management
System

D/W
재무, 인사, 회계 정보시스
템의 주요정보 축

- 데이터 추출
- 데이터 통합, 변환
- 분석보고서 작성 기능

- 재무정보
- 회계정보
- 구매/재고 정보
- 인사정보

D/W:
Data 
Warehouse

LMS
(IMS)

정보  자료 리

- 수서 
- 클 임 기능
- 등록기능
- 출/반납 기능
- 검색기능

- 단행본
- 문잡지
- 통계자료
- 기업평가자료
- 연구보고서
- 국내외 표 자료
- 로셔/카타로그

LMS:
Library 
Management
System
IMS: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표 1) 정보시스템 황



KM 기반의 기록 리  일반 정보 리 통합화 연구  31

표 1에서 제시된 모든 정보시스템은 기업에 

존재하는 비정형 정보 는 컨텐츠들에 한 다

양한 형태의 리 기능을 가진다. 이러한 정보들

은 체로 워드문서, 스 드 쉬트, 이미지 혹은 

오디오  비디오 일 등 다양한 포맷으로 존재

한다. 기업은 이러한 다양한 콘텐츠들을 경  목

과 업무 로세스에 기반 하여 생성, 획득, 재

구성, 검색, 활용, 보존, 폐기한다. 정보시스템은 

기업의 형태와 업무 로세스의 다양성 만큼 복

잡하다. 기업에서 RM 범주에 들어가는 정보시

스템은 표 1에서와 같이 G/W, EDMS, ERMS

가 포함되며 IM(혹은 LM) 범주에 들어가는 정

보시스템은 WCMS, LMS 등이 포함된다. 이와 

같이 정보시스템의 종류와 형식이 다양한 이유

는 일반 으로 기업은 생산자 심으로 시스템

을 구축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생산자가 곧 이용

자임을 간과하는 것이다. 즉 문서의 작성, 승인, 

유통, 장의 순환주기가 끝나면 기록으로 환

되며 기록은 다음 후속 업무를 한 정보자원으

로 환됨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 다양한 정보

시스템들의 주  조직이 서로 다름에 따라 이들 

시스템들이 조직 체의 정책과 략에 정렬되

어 효율 으로 구축, 운 되기 해서는 사  

KM을 기반으로 한 통합 략이 필요하다. 

  3. 기업의 경 평가와 KM 기반 
략

3.1 MB 경 평가 모델에 의거한 KM 기반 

구축의 필요성

우리나라 품질경  우수 기업에 해 수여되

는 국가품질상은 1975년부터 련법에 의거하

여 지식경제부와 한국표 회가 주 하고 있는 

상이다. 국가품질상의 토 는 미국의 말콤 볼드

리지 국가품질상(Malcolm Baldridge National 

Quality Award: MBNQA, 이하 MB 모델)이

다. 본 상은 국가 경제의 근간이 되는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해 국가 차원에서 기업들을 

평가하는 모델로서 오늘날 경  품질의 공인된 

세계기 이며 최근에는 공공기 의 경 평가 

체 모델로서 제시되고 있다. 본 모델은 최근

에 기획 산처 주도로 진행하고 있는 공공기

에 한 경 평가제도 개선의 일환으로 경 평

가지표 개편안의 벤치마킹 상이었다. 2009년

부터 국내의 모든 공기업과 정부산하기 은 본 

모델과 거의 유사한 기 에 의거하여 경 평가

를 받게 된다. 따라서 지식자원 리 부분이 

MB 모델 평가기 에서 어느 정도의 비율을 차

지하는지, 어떤 에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고려할 필요가 있다. MB모델의 평가기

의 구조와 개념은 그림 5와 같다. 

지식경 은 MB모델 평가기 에서 타 범주

에 비해 지 않은 비 을 차지한다. 각 범주별 

평가내역과 수는 다음의 표와 같고 체 범주

의 합계 수는 1000 이다. 일반 으로 650  

이상의 기업은 세계  우수 기업으로 인정하며 

550  이상의 기업은 우수한 기업으로 평가된

다. 지식경 과 이와 련된 부분인 측정, 분석 

 지식경  범주가 190(약 20%) 인 것을 감

안하면 지식경  분야가 기업의 평가에서 얼마

나 큰 치를 차지하는지 알 수 있다(표 2 참조). 

한 MB모델의 기본 철학에 의거한 평가기

은 기록 리와 정보 리 분야가 통합, 리되

어야 할 필요성을 잘 나타내 다. 평가기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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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의 특성: 환경, 계, 도

2. 략기획 5. 인 자원 심

4. 조직 성과측정, 분석  지식 리

3. 고객  시장 심 6. 로세스 리

7. 사업성과1. 리더십

(그림 5) 국가 품질상 평가기 (MB모델) 구조(한국표 회, 2008)

구 분 리더십 략기획 고객과 시장 시 측정, 분석  지식 인 자원 시 로세스

시스템측정 120 85 85 90(지식경 : 45 ) 85 85

경 성과 70 70 70 100 70 70

합 계 190 155 155 190 155 155

(표 2) MB모델의 범주별 평가 수 기 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조직의 모든 정보처리 시스템과 로세스

가 기업의 비 , 목표, 략과 정렬되어 

있는가?

2) 각 업무단 별 로세스별로 일정한 표

과 차가 있는가?

3) 략과 목표를 실행하기 해 사용하는 

정보처리 방법과 도구들은 합하고 유

효한가?

4) 정보의 흐름이 조직의 략과 업무 로

세스에 따라 이루어지고 생성에서 장

까지 연계되는가?

5) 데이터와 정보의 유효성과 핵심 정보의 정

의와 리 차가 구비되어 있는가?

6) 정보, 데이터의 분석  활용 로세스를 

개선하기 한 PDCA(Plan, Do, Check, 

Action)가 주기 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가?

7) 조직의 업무분석을 해 필요한 외부 데

이터와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채 이 확

보되어 있는가?

이러한 맥락에서 MB모델은 자체 생산 지식

은 물론 외부에서 획득하는 정보와 지식에 이르

기 까지 기업의 핵심역량과 연계된 지식자원에 

한 명확한 정의와 확보방법  활용 로세스

가 차화  시스템화 되어 있어야 한다. 기업

의 업무수행 과정은 수많은 정보자원의 INPUT

과 OUTPUT 생성의 연속이다. 를 들어 기

업의 재 상황을 자체 으로 분석하기 해서

는 민감도 분석이나 SWOT 분석 기법을 사용

하는데, 이를 해서는 필수 으로 내부 생산 

정보와 외부 기 에서 생성된 정보가 모두 요

구된다.

일반 으로 기업에서 외부 정보자원은 자료

실 혹은 정보실을 통해 입수되거나 조직원들이 

외부기 과의 업무 의 과정에서 획득된다. 

한 국내외 상용 혹은 비상용 데이터베이스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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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공식 혹은 비공 인 입수채 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도 한다. MB 평가 모델의 은 

이러한 채 을 확보하고 있는지,  조직의 정

책이나 목표에 맞추어 통합 리, 운용되고 있

는지에 한 구체 인 차를 요구한다. 한 

이러한 입수 정보자원들을 획득하여 어떤 결과

물을 생산하고 기업 생산성과 경쟁력 증 에 

기여한 실 을 요구한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

은 결국 내부, 외부 정보자원을 효율 으로 수

집하고 업무생산 체계에 하게 용하는 

차와 시스템으로 표 된다. 따라서 기업의 내

부 기록이나 외부 생산 정보나 모두 기업의 지

식자원으로서 사  정책 차원에서 계획 수립

되어야 할 당 성은 기업의 경 평가 차원에서

도 분명한다. 

3.2 통합 상 지식자원 리 기능의 비교

KM기반이란 조직의 모든 정보시스템과 규

정, 차 등의 체계가 KM 략과 방침에 의해 

정렬되어 구축  운 되는 것을 의미한다. 1990

년  이후 무형자산의 가치가 장부가(Book Val- 

ue)보다 높아지고 무형자산인 지식자원에 

한 측정방법과 리 략이 경 학자들에게 주

요 심사항이 되면서 시작된 KM은 이제 부

분의 기업에서 핵심 경 략이 되었다. 경

학에서 KM 략의 개념은 업무 신, 암묵지 공

유, 인 자산의 리, 정보기술 도입  개발, 

로세스 리 등에 을 둔다. 그러나 이러

한 개념은 그야말로 피상 인 개념일 뿐 이러

한 략이 실제 인 운  효과를 거두기 해

서는 지식맵(Knowledge Map), Texamony 설

계, Metadata설계, 분류체계의 구성, 넘버링체

계, 검색방법과 도구의 결정과 설계 등 KM

역이 아닌 기록 리(RM)와 정보 리(IM)

역에 의해 실 된다. 지식경 (KM)과 기록

리(RM), 정보 리(IM)의 개념을 보다 구체

으로 비교하면 표 3과 같다.

표 3에서 비교한 바와 같이 KM, RM, IM의 

목 , 기능, 로세스와 활용수단이 매우 유사

함에도 불구하고 부분의 기업에서 이 세 분

야는 별개의 조직, 별개의 략과 체계로 운

되는 곳이 많다. 가장 큰 이유는 주체조직과 담

당 직원의 문분야가 다르고 련 학문의 발

 주체가 다르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유사, 복업무가 많아지거나 기록

리나 정보 리 주체가 회사의 정책이나 략 

수립 기능과 별개로 운 됨으로써 회사의 정책

과 하부의 리 방침이 정렬되지 못하고 그로

인해 비효율과 낭비를 래하기 쉽다. 

기업경 에서 품질비용은 매우 요하게 고

려해야 할 비용요소이다. 품질비용 요소는 방

비용, 평가비용, 실패비용으로 세 가지로 이루어

진다. 이 비용 요소들 간의 사이에는 1:10:100

의 계가 성립한다. 최 에 올바르게 하여 문제

를 원천 으로 방지하는데 1원이 든다면 검사를 

통해 잘못된 것을 찾아내고 이를 고치기 해서

는 방비용의 열 배인 10원이 들고, 한 검사

를 통해서도 잘못된 것이 걸러지지 못한다면 그

것을 사후에 처리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100원

으로 커진다는 이론이다(김연성 2002).

품질비용 개념은 지식자원의 생애주기 비용

(LCC: Life Cycle Cost)과 하게 연 된다. 

정보와 지식의 가치와 수명은 기업마다 다르게 

평가된다. 지식자원의 생명주기는 정보시스템 

구축과 운 에 향을 미치고 기록의 보존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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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KM RM IM

정의/

목

조직의 지식자원의 리와 활용

에 한 체계화  효율화를 통해 

기업의 경쟁력 강화가 목  

조직의 업무활동에 한 증거기록을 

법규에 따라 생산, 유지하고 이를 통

해 조직의 핵심기능 지원 서비스가 

목

기록정보의 효과 인 수집, 축 , 검

색, 달, 이용을 한 과학 인 통합 

수단과 방법 지원을 통해 조직의 정

보이용 활성화가 목

운 조직

/주체

경 기획부서(기업 략 )/경

략 담당자

기록 리부서( )/기록 리 문

가(Archivist, Record Manager)

정보  자료 리 /사서 

(Librarian)

로세스
수집(생성)→등록→검증(평

가)→공유/활용→보존/폐기

생산→등록→승인→ (유통)→

보존→활용→처리

수집(수서기능포함)→분류→등

록→활용→폐기(주기 )

주요기능

핵심지식의 선정

암묵지의 명시지화

지식의 공유/확산

요기록(Vital Record)의 선정

용기록과 비 용 기록의 구분 리

기록의 장기보존 처리

- 정보 수요 조사

- 신착정보안내

- 분류, 색인, 목록

- 정보검색 행

- 주제조사서비스

주요수단

/TOOL

- 정보기술(DB,검색엔진)

- 지식맵

- 평가/보상시스템

- COP활동

- 정보기술(DB,검색엔진)

- 기록분류  넘버링체계

- 기록물처리일정표(RRS)

- 정보기술(DB,검색엔진)

- 자료분류체계(LC,DDC)

- 외부 데이터베이스채

련규제

요건
없음

- 련분야 국내외 법률

- 기록 리 련 표 (ISO15489등)
없음

필요지식

- 조직의 경 정책/성과 목표

- 조직의 핵심역량

- 조직의 경쟁력 강화와 련된 

지식자원의 구분능력

- 시장동향 악 능력

- 보존 상 기록의 선별능력

- 기록의 분류, 색인기술

- 기록매체 련 지식

- 기록의 품질요건

- 련 법률  규제요건 

(Compliance Requirement) 

- 분류체계(LC,DDC)지식

- 목록기술

- 외부데이터베이스 황과 사용법

- 참고 사능력

(표 3) 지식경 , 기록 리, 정보 리 개념  기능 비교

계획에도 기본요건이 된다. 기업마다 지식자원

에 한 활용성과 Compliance 요건에 따른 

한 수명 측과 차가 필요하고 그 차는 시

스템을 제어한다. 따라서 지식자원에 한 가치 

평가와 수명 측  이에 따른 처리 차가 제

로 구 되지 못할 경우 기업은 평가비용과 실패

비용이 들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생애주기 비

용은 제품의 생산에서부터 폐기, 처분까지의 각 

단계에서 발생되는 비용을 합한 총비용을 의미

하며, 일반 으로 기투자비용, 리자비용, 사

용자비용, 페기처분비용 등의 요소로 구분한다. 

즉 지식자원 리 부분에서는 자원의 생산, 획

득, 유통, 분배, 활용, 보존, 폐기 등의 과정에 투

입되는 비용을 의미한다. 정보시스템은 생산에

서 보존, 폐기의 마지막 단계까지 지속성과 연

계성을 가지고 운 된다. 생산단계에서의 오류

나 미비는 유통, 보존, 활용단계에서의 수정과 

재작업이 불가피하게 하며 이로 인해 기의 

방비용보다 몇배 많은 비용을 추가로 지불해야 

한다. 따라서 기업의 기록 리는 사  차원에

서 일 된 정책에 의해 략과 방침이 세워지고 

그에 따른 상 자원에 한 시스템 구축과 

차가 수립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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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KM기반의 지식자원 통합 리 
방안 제시

4.1 통합 상 지식자원의 선정(What)

기업이 생산, 획득하는 콘텐츠 자원들이 

자화 되기 이 에는 하나의 문서나 기록으로서

의 기능이외의 역할을 기 하기 힘들었다. 반

면에 오늘날 이러한 디지털 콘텐츠들은 정보기

술이라는 수단을 통해 생산, 리되면서 련 

콘텐츠들의 상호 유기 으로 연결됨으로써 원

하는 정보를 일일이 문서의 건 단  별로 찾아

야 했던 하드카피 시 과 달리 하나의 문건에 

해 주제, 형식, 조직, 시간의 개념에 따라 혹

은 그 모든 요소를 조합하여 Collection 단 로 

원하는 만큼의 정보를 불러낼 수 있다.

이수상은 정보  콘텐츠 리를 망라하고 

분산환경의 이기종간 데이터 콘텐츠를 통합하

며, 포털 기능을 통한 통합환경을 구축하여 부

가가치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는 모든 

역에서 용되어지는 범용의 지식 리  제

공을 디지털 시스템의 모형이라고 정의하 다

(이수상 2008). OCLC와 국 British Library

의 랭(Lang)이 제시한 디지털 자료의 종류를 

살펴보면 통합 상 자원의 유형과 속성을 잘 

나타내 다(표 4 참조).

디지털 자료는 이와 같이 유형, 출 형태, 내

용, 제공 방식, 근 방법 등에 다라 여러 종류

로 구분할 수 있다. 따라서 기업의 기록 리  

일반 정보 리는 KM의 지식자원 리방법으

로 비정형 정보의 통합 리 차원의 ECM의 

개념을 용할 수 있다. 다만 ECM(Enterprise 

Contents Management)형태에 기록을 담기 

해서는 기록의 compliance 측면에 한 요건

을 만족할 수 있는 체계를 추가로 갖추어야 한

다. 요한 것은 기업의 성격에 따라 체 지식

자원에 한 통합이 한지 아니면 지식자원

의 분류  특성에 따라 단순 연계할 것인지 혹

은 통합 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통합의 범

도 DB  Repository를 통합하는 방법과 DB

는 별도로 구분하고 메타데이터의 연계  공

유 정도의 통합 방법 등이 있다. 한 지식 맵과 

분류체계, 혹은 넘버링 체계의 통합도 고려할 

수 있다. 그 에 기업의 지식자원을 크게 구분

해 볼 필요가 있다. 구분 기 은 여러가지 방법

이 있으나 일반 으로 기업의 기능 심으로 

구분하면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표 5에서 구분한 바와 같이 기업에서 생산하

고 리하는 지식의 형태는 매우 다양하다. 다

양한 지식자원을 하나의 체계로 통합하는 것은 

기업의 규모가 크고 지식자원의 생산량이 다양

하고 많을수록 구 하기가 복잡해진다. 한 

구 분 OCLC Lang(British Library)

로그램류 게임, 로그램, S/W 게임, 상호작용 멀티미디어

수치데이터 수치데이터 통계데이터, 텍스트 데이터

디지털 일 컴퓨터지향 멀티미디어 도서, 팜 렛, 정기간행물 등

데이터베이스 온라인 시스템 는 서비스 소 트웨어와 문가 시스템

(표 4) 디지털 자료의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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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자원 구분
기획/ 리/행정 로젝트수행 기술/연구개발 업/마 / 매

지식구분 운 시스템

표 지식
- 사내 자출
시스템

-그룹웨어

-사규
-행정업무 차
-시행세칙
-요령

-업무 차서
-품질 차서
-기술표

-기술기 서
-기술사양서

-표 계약서
-표 제안서

업무성과물
지식

-EDMS
-그룹웨어
-ERMS

-계약행정문서
-구매문서
-출장보고서

-설계문서
-기술보고서
-타당성보고서
-진도보고서

-특허자료
-기술개발과제보고서
-연구개발보고서

- 업보고서
- 매실 /분석보고서
-제안서
-업체평가서

경험사례
지식

-KMS
-그룹웨어

-개선제안자료
-경험사례정보
- 문가지식
-CoP활동자료

-학술/연수보고서
-기술개발보고서

-개선제안자료

외부참고
지식

-LMS(IMS)
-Web Disk

-주주기업정보
-외부 참조자료 
(단행본 등)

- 력업체자료
-외부기 보고서

-유 기  인사정보
-외부입수자료
-국내외 문

-고객사인사정보
-타사제품비교분석자료
-법률자료

(표 5) 지식자원의 종류와 구분

지식자원의 생산이나 리 주체와 목 이 다르

기 때문에 생산이나 리 시스템을 일  통합하

는 것은 의미가 없다. 다만 지식자원의 종류나 

생산 주체에 계없이 일 된 원칙의 로세스

에 따라 생산, 유통, 보존 차를 수립하는 것이 

요하다. 반면에 기업에서 생산하고 획득하는 

모든 것을 지식자원으로 설정하는 일은 자원의 

낭비를 래한다. 를 들어 표 5에서 경험사례

지식이나 기반지식을 지식자원의 상에 포함

할 것인가 말 것인가의 결정은 기업이 자체 으

로 정할 일이다. 일반 으로 내부 업무성과물 

지식자원은 기록의 형태로, 기반지식  정보자

료는 단행본이나 외부 정보자료의 형태로 입수 

리된다. 자체 생산  유통 과정을 담당하는 

시스템과 자료의 구입, 클 임, 등록, 분류의 처

리 과정을 담당하는 시스템이 같을 수 는 없다. 

다만 지식자원의 창출과 리 과정은 다를지라

도 사용자 입장에서 활용 즉 보안, 이용방법, 검

색방법 의 기능은 동일하므로 사용자 인터페이

스차원에서 활용  보존과 처리(Disposal) 

로세스가 주로 통합 상이 될 수 있다. 

4.2 통합의 기 과 요건(How)

기업의 지식경  략은 기업의 사업 략과 

하게 연계되어 수립되어야 한다. 즉 기업

은 사업 략과 연계하여 정보를 수집하고 업무

 요건을 구체화하며 업무 수행 구조를 수립

한다. 한 기록이나 도서 리에 IT기술이 

목되면서 다음과 같은 공통의 문제와 이슈를 

가지게 되었다.

1) 기계 종속 이다.

2) 매체가 손상되기 쉽다.

3) 변경이 쉽다. 

4) 인쇄문헌보다 심을 더 기울여야 한다.

5) 디지털 개체의 생명주기 상에서 보존에 

한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문제 은 디지털 객체의 특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IT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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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와 자료 리는 디지털 객체 수명주기와 보

존 체계상에서 유사한 로세스를 거친다. JISC

보고서에서 디지털 문헌의 수명주기를 다음과 같

이 7단계로 설명하고 있다. 7단계는 사실 생산(제

출, 개정)단계, 활용  평가(이용율 화/기술  

퇴화) 단계, 폐기단계로 압축된다(그림 6 참조).

이수상은 디지털 객체의 생명주기를 바탕으

로 아카이빙 워크 로우를 그림 7과 같이 7단

계로 구분하 다. 이는 OAIS참조 모델의 6가

지 표  기능요소의 련 부분을 아카이빙 워

크 로우의 에서 재구성한 것으로 각종 보

조행 를 수행하는 보존 단계를 별도로 하 다

(이수상 2008).

1) 생산단계: 디지털 객체를 생산하는 작업

단계(문헌을 디지털 형식으로 직  생산

하는 방식과 기존의 아날로그 문헌을 스

캐닝  이미지화 하여 디지털 변환하는 

방식이 있다).

2) 제출단계: 생산자가 디지털 객체를 시스

템으로 직  제출하거나 리자의 자원

으로 제출하는 기능이다(제출자인증, 제

출 상 그룹 선택, 제출용 메타데이터 입

력, 원문 업로드, 제출확인 등의 차를 

수행한다).

3) 수단계: 제출된 정보객체를 시스템의 

입장에서 수하는 단계이다. 제출된 

일이 정해진 포맷  버 인지, 장서 

리 정책에 부합되는지 등의 품질 평가를 

거친다.

4) 처리단계: 이용자의 정보검색에 필요한 

각종 데이터 처리 작업을 수행한다. 서지

정보 메타데이터 처리, 검색용 색인데이

터 추출과 리, 제출자 리, 인증, 통계

처리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5) 장단계: 수단계에서 요청한 장용 정

보객체(디지털 객체+메타데이터)를 장

장치에 장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그림 6) 디지털 객체의 수명주기

(그림 7) 아카이빙 워크 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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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보존단계: 디지털 일의 보존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작업을 수행한다. 

JISC의 7단계 모델이 정보의 활용성이 강조

된 것이라면 이수상이 제시한 아카이빙 워크

로우는 디지털 정보의 리와 보존 측면이 강

조된 개념이다. 따라서 지식자원의 통합은 정

보의 활용  측면에서 고려할 것인가, 리 보

존 측면에서 고려할 것인가를 선택해야 한다. 

활용  측면에서는 정보의 평가, 활용 차가 

통합 상이 되고, 보존 측면에서는 정보의 처

리, 장, 보존 차가 통합 상이 된다. 한 

IT환경의 기술 략과 지식자원에 한 통합 

략은 기업의 경 략을 기반으로 수립되어

야 한다. 기업의 경 략은 Business를 토

로 수립된다. 이를 도식화하면 다음의 그림과 

같고 지식자원의 통합 략은 기업의 Business

, 정보기술(IT) , 정보 리 의 세 

분야가 함께 결합되어 상호 공유 부분을 찾아

내고 그 공유 부분을 최 화 하는 방향으로 수

립되어야 한다(그림 8 참조).

한 통합을 해 요하게 고려해야 할 요

소는 지식자원의 가치 측면이다. 가치측정 기

은 기업의 Business 에서 측정되어야 한

다. 지식자원의 상이 기록이든 일반 정보자

료이든 기업의 경  목표  사업 략에 따라 

가치 등 이 정해지며 이를 Schellenberg의 기

록 평가 모델에 의해 도식화 하면 다음의 그림 

과 같다(Elizabeth 2005).

그림 9에서 1차  가치와 2차  가치에 한 

평가 기 은 모두 기업의 경 목표  내외부 

환경, 사업 략과 연계된다. 기록은 1차  가치 

측면에서의 리 목 이 2차  가치 보다 클 수 

있다. 물론 그 단은 기업의 상황과 기록물의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반면에 일반 정보

자료의 가치 평가 기 은 2차  가치로서 정보

 가치 측면 보다 큰 비 을 차지한다. 이러한 

기록과 도서  정보자료의 가치평가는 기업의 

지식자원에 한 데이터베이스 설계와 메타데

이터 구조, 자원의 보존  폐기 략, 매체 변

환 략, 이용  보안 등  설정 등에 한 기

으로 용된다.

KM 로세스에 기반한 기록 리 업무와 일

반 정보자료 리 기능을 분야별로 표 6과 같이 

구분 정리하 다. 

표 6에서 보면 기록 리 업무와 정보자료 

리 업무가 KM 로세스 내에서 유사한 기능과 

역할을 포함하고 있다. 이것은 정보기술(IT) 

사업 략 요건과 업무수행 

구조의 개발
IT 기반 구조와 시스템 개발

정보 리 

     Business IT 정보기술 

정보 리와 정보구조 개발

(그림 8) Business/IT/정보 리 개발 로세스 략(Sundberg,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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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가치

조직의 행정 , 법 , 재정  목 에 의거한 가치

2차  가치

사용자 측면에서의 가치(정보  가치)

정보  가치

조직별, 주제별 연구 자료 제공

증거  가치

조직의 구조, 기능에 한 역사를 문서화

(그림 9) Schellenberg의 평가 모델

구 분  수집/생성  등 록  검증/평가  공유/활용  보존/폐기

KM 략
(Business

)

-사업목표/ 략
-지식자원 범
-지식확보 략
-KM성과목표

-분류체계/지식맵
-등록 로세스
-등록항목 설정

-핵심역량 정의
-핵심 지식 정의범  
설정

-핵심지식 선정 차 
수립

-암묵지 명시지화
-보안등  정책
-공유 상 선정
-공유방법/도구 선정 

-지식자원 활용성에 
따른 보존 략

-불용 지식자원의 
선정  폐기

정보
리

RM

-기록물처리일정표
-기록의 속성 정의
-문서양식설계
-기록포맷표 화

-기록 이력 리
-등록권한
-기록반출/반입
-버 /통계 리

-핵심(Vital)기록
 선정
- 용/비 용 기록 
구분

-검색방법
-사용자 등
-기록물보안등
-이용이력 리

-변환기 / 차
-보존방법/매체
-변환이력 리

IM

-자료 속성정의
-자료확보 소스
-입수 포맷 설정
-자료 조직화

- 서지/메타데이터
편집

-색인추출
-통계처리
-등록 포맷기 /변
환처리

- 일 품질평가
- 요자료 선별 이용 

차

-검색방법(Texanomies, 
Index체계)

-목록제공기 /방법
-원문제공방법

-자료별 보존연한
-자료폐기기

정보기술
(IT)

-지식자원계층설계
-DB/ 포지토리 
설계

-스토리지 략

-메타데이터 설계
-워크 로우

-평가 로세스
-검색엔진 선정
-검색 록직 설계

-보존매체
-변환방법(마이그
이션에뮬 이션, 캡
슐화)

(표 6) KM기반에 따른 RM / IM / IT 분야의 활동 구분표 

에서 유사한 기능과 역할 수행을 의미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자원의 낭비를 최소화하고 운

의 효율성을 최 화 하기 해 통합, 연계에 

한 필요성은 앞으로 계속 증 될 것이다.

4.3 통합의 주체  역할(Who)

KM기반의 지식자원 리 략은 기록정보

와 일반 자료의 활용성을 확 하고 련 정보

기술(네트웍, DB, UI, 검색엔진)의 효율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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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시킨다. 반면에 KM 략이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유효하게 용되기 해서는 기록 리 

분야와 일반 자료 리 분야의 구체 인 계획과 

실행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 즉 기획측면과 구

 측면에서 역할 분담과 업체계가 잘 이루

어져야 한다. 그러나 부분의 기업에서 기록

리 분야와 자료 리 분야가 KM차원에서 

략 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기업은 흔하지 않으

며, 일부 기업에서 사례가 있기는 하나 기록을 

지식활용 측면에서만 근함으로 인해 법 , 증

거  가치를 한 compliance 측면의 고려는 

미흡하다. 이는 KM 문가들이 경 효율 

에서만 지식을 선정하고 법  규제요건 측면을 

간과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는 결국 지식자

원의 리 주체에 따라 이 달라지기 때문이

며 결국 각 분야별 문가들의 직무 속성을 고

려해서 역할이 맡겨져야 함을 의미한다. 기록

리  자료 리 통합을 해 각 분야별 인력에 

한 역할 분담을 미국 노동성(Department of 

Labor) 등에서 제시하는 사서  기록 리 문가

의 직무 내역을 토 로 표 7과 같이 비교하 다.

표 7에서 일반 자료  정보 리 문가인 

사서와 기록 리 문가의 직무내용과 그 직무

를 수행하기 한 필요 지식이 거의 유사함을 

알 수 있다. 사서의 업무는 조직  측면보다는 

정보나 자료에 한 효율 인 리와 제공에 

한 방법론에 더 치 되어 있고 기록 리 문 

가는 조직 리 측면에 좀 더 치 되어 있다.

구 분 자료 리 문가(사서) 기록 리 문가

주요직무

 

활동

- 자료/정보 리 정책  차 수립  개선

- 자료/정보서비스의 편의성, 근성 유지방법 개

발(분류체계수립, 목록기술 기  수립) 

- 자료/정보 서비스 련 기술  미디어 련 산 

수립  리

- 자료/정보 리 산 집행  리

- 자료/정보 서비스 기술  미디어 련 요건 

수립/분석/평가

- 정보자원에 한 인벤토리 시행  확인

- 사용자 검색기능  검색효율 검  개선

- 이용자 참고 사 서비스

- 기록서비스  운  정책 수립, 리 

- 기록 리 정책개발  략 수립

- 기록 리시스템 개발  유지(기록물처리일정표 수립)

- 기록 리  이용체계 수립(기록물 장, 배열, 색인, 분류

기  수립)

- 해당 기 의 기록 리 규제  법률사항 확인  용요건 

제시

- 자기록 리시스템의 개발  유지  일반종이문서 기록

리시스템과의 통합 개발

- 조직원들에 한 기록 리체계 교육  기록정보 제공

- 기록 리에 한 법률 용 해석/품질 리/ 차 개발 

(compliance) 

- 기록 리 부서 조직원 교육  감독

- 기록 리 산 계획  리 

지식  

기술

- 정보 리  사서 공지식

- 자료/정보 정책, 차, 방법론 개발에 한 문 

표 지식

- 자료/정보 리 로그램 표 지식

- 정보수집 련 시스템 개발 방법론에 한 지식

-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지식

- 도서 /자료실 조직 구성 지식

- 목록기술 지식

- 정보 리 혹은 기록 리 공지식

- 조직  로젝트 리 지식

- 조직원의 범   조직별 역무 지식

- 분류  목록기술 지식

- 기록 리 련 기술 동향 지식

- 정보 리 기술  정보 리시스템 개발 련 지식

- 산 리  재무 지식

- 사용자 서비스 제공 기술 지식

(표 7) 자료 리 문가(사서)와 기록 리 문가의 직무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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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 상이 주로 외부에서 획득한 일반 정보

인가 내부에서 생산한 기록물 인가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공통 역은 조직의 지식자원에 

한 정보  가치 측면에서의 리 략과 이

용 활성화에 한 방법론 측면이다. 

기업의 지식자원에 한 정보  가치 확 를 

해서는 기록물이나 일반 자료가 모두 상이

고 이를 리하는 주체의 성격이 유사하다는 

측면을 고려하면 지식자원의 형태가 어떠하든 

기업의 사  차원의 KM 정책과 략을 기반

으로 운 될 때 효율 이다. 이를 보다 효율

으로 수행하기 해 기업의 KM 문가의 직무

역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일반 으로 KM

문가는 직업 군에서 별도의 문 역으로 분리

되어 있지 않고 조직의 경 기획이나 행정기획

을 담당하는 조직에서 담하는 경우가 많다. 

KM분야에서 하는 직무를 살펴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다.

- 조직의 경쟁력 확보를 한 지식경  정책 

 략 수립

- 조직의 업무 로세스  시스템 운 을 

통해 지식자원의 공유 진 

- 정보시스템의 공유체계 개선  통합 략 

수립  운

- 내부 조직원  외부 트 와의 정보 교

류 확  략 수립 

- 조직원들의 CoP활동 활성화를 통해 정보 

공유  의사소통 채  확

- 지식공유체계  로그램 개선사항 확인 

 운

KM 문가에게 가장 요한 자질과 역량은 

의사소통 능력과 조직의 주변환경 악  사

업개발 정책 등 조직의 체 인 상황 악이 

빨라야 한다. 조직의 지식자원의 범 와 획득

방법과 출처, 생산 로세스를 악해야만 그

에 한 지식자원의 수요도 제 로 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결론 으로 기록 리와 자료

리 분야 직무가 공통의 업무 역으로 인한 

복업무를 최소화하고 조직의 목표와 정책에 정

렬되어 운 되기 해서는 KM 이 기반이 될 

때 보다 효율 이며, 한 기록 리와 일반 자

료 리 분야의 공통  요소를 감안한 업무의 

복을 최 한 억제하기 한 보다 구체 인 

략이 필요하다.

5. 결론  제언

한국에는 약 650여개의 공공기 (공기업과 

정부산하기 )이 있다. 이들은 정부 산보다 

더 많은 산을 사용하고 있으며 인력도 21만 

명에 달한다(배득종 2007). 공기업은 투명성과 

윤리성 측면에서 일반 기업보다 엄격한 리원

칙을 요구 받는다. 따라서 공기업의 지식자원 

리는 기업의 경쟁력 측면과 사회  기여 측

면에서도 의미가 크다. 기업마다 지식자원의 

상이 다를 수 있으나, 모든 기업에서 지식자

원은 해당 기업의 핵심역량과 연계되어 있다. 

특히 공기업의 지식자원은 곧 국가의 자산이고 

국가의 핵심역량이다. 

따라서 기업의 핵심역량에 한 악과 업무 

로세스 분석  그 과정에서의 INPUT, OUTPUT

자원의 악과 효율 인 리가 요구된다. 기

록 리와 일반 정보자료 리의 통합의 필요성

과 방법론은 결국 효율성 측면에서 고려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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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기본 으로 다음의 세 가지 측면에서 방

법을 찾아볼 수 있다. 

첫째는 디지털 객체의 형태로 생산, 유통, 

장되는 리와 활용 로세스는 거의 동일하다. 

따라서 지식자원의 보존과 활용을 해 일 된 

략과 기 의 용이 필요하다. 구체 으로는 

기업의 기록 리의 기본정책과 방침인 기록물

처리일정표에 기록 리와 정보 리 자원에 

한 요소를 동시에 고려할 수 있다. 자기록의 

효율 인 보존과 활용을 해서는 기록물의 생

산 이 에 보존기간과 매체  포맷이 결정해

야 하고 이를 시스템의 메타데이터와 기능 개

발에 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일반 정보자료 

에서 외부에서 상용 채 을 통해 매되는 자

료가 아니면서 내부 업무에 장기 으로 활용될 

수 있는 정보자원에 해서는 같은 원칙의 

용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그에 따라 자료보존

매체의 형식과 보존기간에 따른 변환 차, 시

스템의 메타데이터 구성  데이터 처리 과정

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둘째는 기록물이든 일반자료이든 모두가 조

직의 지식자원으로서의 효용가치에 기인하는 

것으로 기업의 업무 로세스와 하게 연

되어 있다. 조직원 즉 일반 사용자 입장에서는 

정보  가치를 해 존재한다. 따라서 지식자

원의 태생이나 출처에 계없이 쉽게 찾아내고 

쉽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해 분류 

 검색체계가 통합 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기

록물과 일반 자료의 분류체계는  다른 형

태와 속성을 가진다. 기록 리에서 주제분류는 

큰 의미가 없다. 따라서 기업 자체 으로 업무

의 속성과 기능을 심으로 수립한 분류체계를 

사용한다. 반면에 일반 자료는 주로 주제에 의

거하여 분류되고 DDC, LCC와 같은 표 화된 

분류체계를 사용한다. 이를 해결하기 해서는 

결국 지식 맵을 통한 분류체계의 통합이나 상

호 분류체계간의 연계 계를 나타내주는 연계 

분류표가 필요하다. 

셋째 기록 리 주체와 일반 정보 자료 리 

주체가 유사한 문 배경과 개념을 가지고 있

다. 조직 내의 정보요구와 정보흐름을 악하

여 정보이용자가 최 의 정보활동을 할 수 있

도록 정보에 한 근성과 가용성을 확보함으

로써 이용자의 정보요구에 한 만족도를 극

화시키기 해 이용가능한 모든 정보자원을 내

용, 형태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 계획하고 조

정하는 활동을 한다. 즉 기록 리와 자료 리

는 문헌정보학이라는 태생을 공유하고 있어 상

호 통합을 해 컨센서스만 마련된다면 큰 문

제는 없을 것이다. 

이상과 같은 맥락에서 기록 리와 일반 자료

리의 통합 요구는 기업 입장에서 매우 유용

한 략이다. 더구나 공기업의 경우 향후 MB 

모델에 의거한 기업평가를 받게 될 경우 지식

자원의 통합 리는 필수요건이 된다. 따라서 

이를 해서는 KM 기반의 기업의 정책수립과 

기획을 토 로한 기록 리  정보 리 조직의 

상호 연계가 요구된다. 그러나 아직 부분의 

기 에서 기록 리나 자료 리는 해당 조직의 

지원 기능으로 되어 있어 이에 한 공감  형

성이 쉽지 않은 것이 실이다. 이러한 실은 

결국 기록 리학이나 문헌정보학 분야의 노력

을 필요로 하며 교육과정에서도 일반 조직의 

업무 로세스  경 학 인 KM 이론에 한 

교육을 보다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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