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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본 연구는 학생의 이메일 기록 리 행태와 학 이메일 정책에 한 인식을 악한 것이다. 이를 해 국내 

학에 재학 인 학생 317명을 상으로 이메일 기록 리의 필수요소인 이메일 공통사항, 작성, 리, 보존, 

인식, 총 5가지 항목으로 구성된 설문조사를 실시하 다. 한 학의 이메일 서비스 제공 방법에 따라 구 을 

이용하는 학, 마이크로소 트를 이용하는 학, 자체 웹메일을 이용하는 학, 총 3가지 유형으로 나눠 6명을 

심층 면담하 다. 조사 결과 학생은 이메일을 주소록, 클라우드 스토리지, 일 장, 업 도구로 사용하고 

있었고 기록생애주기에 따라 이메일을 체계 으로 리하는 데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한 모바일 서비스 

 첨부 일 보존에 한계가 있는 학 자체 웹메일보다 부가기능의 사용이 가능한 외부 이메일 랫폼 이용을 

선호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러한 학생의 이메일 기록 리를 지원하기 해 졸업생 이메일 계정 유지, 충분한 

이메일 장 공간 제공, 학생 상 이메일 기록 리 교육  가이드라인 제공 등을 제시하 다.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email records management patterns of undergraduate students and their 

perceptions of university email policy. The research collected data from 317 undergraduate students 

using a survey based on the five essential elements of email records management: common elements, 

email creation, email management, email preservation, and perception. Also, an in-depth interview 

was conducted with 6 undergraduate students, according to the method of university email service: 

Google, Microsoft, and in-house webmail. As a result, undergraduate students used email as an address 

book, cloud storage, file storage, and collaboration tool, and they had difficulties in systematically 

managing the email records according to the records lifecycle. Also, there was a tendency to prefer 

using an external email platform that can use additional functions to in-house webmail that has 

limitations in mobile service and preservation of attachments. Thus, this study suggests ways to 

help undergraduate students manage their email records, including maintaining graduates’ email 

accounts, providing sufficient email storage, and providing email records management training and 

guidelines for undergraduate stu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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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이메일은 2021년 기   세계 41억 명이 사용

하고 있으며 하루 3,190억 통이 송수신되고 있는 

표 인 온라인 의사소통 수단이다(Radicati, 

2021). 우리나라의 2021년 이메일 이용률은 60.5%

이며, 그  20 의 이메일 이용률은 94.4%로, 

모든 연령   가장 높은 이메일 이용률을 보

인다(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2022). 특히 20

 이메일 이용자 집단은 향후 사회에 진출하

여 다양한 이메일 기록을 생산하며 리하는 

주체가 된다. 최근에는 업무에서 사용되는 이

메일 기록의 참조  증거  가치가 강조되면

서 이메일 기록 리의 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박유진, 정 미, 2019). 그러므로 학에

서부터 이메일 기록 리의 요성을 인식하

고 이메일 기록 리 습 을 기르는 것이 요

하다. 

최근에는 학 이메일 정책 환경의 변화로 

인해 학생의 이메일 기록 리의 필요성이 더

욱 부각되고 있다. 2021년 기  106개 학  

약 73%의 학에 이메일 서비스를 제공하던 

구 (Google)은 G-Suite를 구  워크스페이스

(Google Workspace)로 변경하며 각 학에 무

제한으로 제공되던 기본 제공 용량을 100TB로 

폭 축소했다(안수민, 2021; Google Workspace 

team, 2021). 이로 인해 구 을 이용하는 학

은 학생의 이메일 용량을 폭 축소하는 방

향으로 정책을 변경하 다. 이에 따라 한정된 

용량 내에서 이메일 기록을 평가․선별하는 능

력은 더욱 요해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학생의 이메일 기록 리 

인식  양상을 살펴보고 학생의 이메일 기

록 리의 주요 환경으로서 학의 이메일 정책

에 한 학생의 인식을 악하고자 한다. 이

를 통해 학생의 이메일 기록 리 지원 방안

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1.2 선행연구

본 연구와 련된 선행연구로는 이메일 기록

을 공공 기록의 에서 근한 연구와 개인 

기록의 에서 근한 연구가 있다.

이메일 기록을 공공 기록의 에서 근한 

연구는 리 주체에 따라 공공기 에서의 이메

일 기록 리와 학에서의 이메일 기록 리로 

나  수 있다. 송지 (2006)은 주요 행정부처

에 배치된 기록연구사 50명을 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부분의 공공 기 은 

업무상 이메일을 기록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

었다. Zwarich와 Park(2017)는 정보 거버 스

의 에서 이메일을 요한 정보 자산  하

나로 인식한 캐나다 정부의 이메일 거버 스 발

 방안을 연구하 다. 학에서의 이메일 기록

리에 한 연구로 박유진, 정 미(2019)는 교

수, 직원, 조교를 상으로 설문조사와 심층 면

담을 진행하여 이메일 기록 리 실태를 조사하

다. 부분 이메일 기록의 요성을 이해하고 

있으나 업무상 활용하는 이메일을 사 인 매체

로 인식하고 있다는 문제 이 드러났다. 송유나, 

정 미(2019)는 InterPARES 3 로젝트의 ‘이

메일 리  보존 모델(Email Management 

and Preservation Model, EMPM)’을 바탕

으로 학 이메일 리 가이드라인을 제안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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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한편, 이메일 기록을 개인 기록의 에서 

근한 연구도 진행되었다. Whittaker와 Sidner 

(1996)는 이메일이 기존 의사소통 수단의 역할

을 뛰어넘어, 업무 리와 개인 기록 아카이 의 

기능도 함께 수행하고 있음에 주목하 다. 즉, 이

용자는 수신함을 일종의 리마인더(Reminder)

이자 원하는 기록에 언제든지 근할 수 있는 

디지털 아카이 로 활용하길 원하고 있었다. 

Whittaker와 Bellotti, Gwizdka(2006)는 개인

정보 리의 핵심 기능인 업무 리, 개인 기록 

아카이빙, 연락처 리가 재 이메일 시스템에

서는 히 구 될 수 없음을 지 하 다. 이메

일 기록이 분산되면서 폴더를 히 생성하거

나 검색  분류 략을 활용하기 어려워진 것이

다. Bota et al.(2017)은 개인 기록의 에서 

이메일 기록 리의 새로운 상인 ‘Self-Es’를 

분석하 는데, 이는 이메일을 정보 장 수단

으로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이용자들은 

업무 리 측면에서 Self-Es를 ‘리마인더’이자 

‘할 일 목록(To-do list)’의 목 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학의 이메일 정책에 하여 Jisc(2008a)

는 이메일 서비스를 외부에 맡기는 경우 비용 

 법률의 측면뿐만 아니라 데이터 리 방침

에 한 규정 등도 면 히 검토해야 함을 강조

한다.

선행연구를 분석한 결과, 부분의 이메일 

기록 리 련 연구는 공공기 , 학 등 기

의 에서 진행되었다. 한 개인의 이메일 

기록 리 련 연구도 부분 특정 기 에 소

속된 구성원을 상으로 진행된 것이므로 온

히 이메일 기록에 한 개인의 인식  사용 양

상을 악하기는 어렵다. 최근 이메일 서비스 

업체의 정책 변경으로 학의 이메일 서비스 

상황이 변했음에도 불구하고 학 이메일 정

책에 한 연구는 부족한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학생의 이메일 기록 리 행태와 

학 이메일 정책에 한 인식을 알아보고자 

한다. 

1.3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연구에서는 학생의 이메일 기록 리 행

태  인식을 악하기 해 사례분석, 설문조

사, 심층면담을 진행하 다. 우선, 사례분석은 

해외 학과 해외 기 의 이메일 리 가이드

라인을 분석하여 이메일 기록 리의 필수요소

를 추출하 다. 학의 사례분석을 해 2022년 

QS 세계 학 순  100 권 내의 학  이메

일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9개 학1)을 조사하

다. 그  이메일 기록 리 가이드라인이 학

기록  혹은 기록 리 부서와 같이 문성 있는 

기 에서 작성  제공되고 있는 리티시컬럼

비아 학교(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워싱턴 학교(University of Washington), 

 1) 2022년 QS 세계 학 순  100 권 내 학  이메일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학은 옥스퍼드 학교(University 

of Oxford), 린스턴 학교(Princeton University), 맨체스터 학교(The University of Manchester), 홍콩과기

학교(The Hong Kong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캘리포니아 학교 로스앤젤 스(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 리티시컬럼비아 학교(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카네기 멜런 학교

(Carnegie Mellon University), 워싱턴 학교(University of Washington), 스콘신 학교 매디슨(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총 9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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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콘신 학교 매디슨(University of Wisconsin- 

Madison), 총 3개의 학을 조사 상으로 선

정하 다. 기 의 경우, 구  키워드 검색을 통

해 상을 선별하 다. ‘Email’, ‘mail’, ‘Guidelines’, 

‘Best practices’, ‘institution’, ‘email archiving’

을 키워드로 사용하고, 불리언 연산자 AND, 

OR을 사용하여 검색을 실시하 다. 검색된 

이메일 가이드라인을 검토하여 이메일의 생

애주기 반에 걸친 리 방법을 안내하고 있

는 기 을 선별하고, 본문이 제공되지 않거나 

분량이 충분하지 않은 가이드라인은 제외하

다. 그 결과, 각각의 특성이 다른, 문화기

인 스미소니언 아카이 (Smithsonian Institution 

Archives), 공공기 인 사우스오스트 일리아 

주정부(Government of South Australia) 그리

고 국가정보화자문기 인 Jisc(Joint Information 

Systems Committee), 총 3개의 기 을 조사 

상으로 선정하 다. 각 가이드라인을 비교․

분석하여 3개 이상의 학  기 에서 공통

으로 언 된 요소를 기록 생애주기에 따라 정

리하 다. 

설문조사는 사례분석과 선행연구에서 도출

된 이메일 기록 리 필수요소를 바탕으로 객

식, 주 식, 리커트 5  척도 문항 등을 활용하

여 총 40문항을 구성하 다. 이를 통해 국내 

학에 재학 인 20  학부생 317명의 응답을 

분석하 다.

심층면담은 설문조사 참여자  소속 학의 

이메일 제공방식과 공 계열을 고려하여 피면

담자 6명을 선정하고 학 이메일 사용 행태와 

학 이메일 정책에 한 것을 심으로 반구

조화 면담(Semi-structured interview)을 진

행하 다. 

2. 이론적 배경

2.1 개인 기록으로서의 이메일

모든 기록이 구 보존할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닌 것처럼 모든 이메일도 기록으로서 가치

가 있는 것은 아니며 기록으로서 만족시켜야 

하는 조건들이 있다(Task Force on Technical 

Approaches for Email Archives, 2018). 서은

경(2004)은 이메일이 기록으로서 인정받기 

한 요소로 ‘완결성’, ‘정확성’, ‘진본성’을 제시

하 다. 이메일의 ‘완결성’이란, 이메일이 반드

시 내용, 맥락, 구조를 갖춰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맥락 정보의 경우 이메일의 내용과 송 

이유를 이해하는 데 요한 역할을 하므로, 이

메일 기록은 생성, 송, 보 , 활용 환경에 

한 맥락 정보를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두 번째 

요소는 ‘정확성’으로, 이메일이 증거하고자 하

는 활동의 내용을 명확하게 담고 있으며, 생산

된 이후에도 변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교육 

 정책을 통해 이메일 이용 시 내용을 충실히 

작성해야 함과 작성 후에 리 방법에 해 안

내하여 이를 달성할 수 있다. 마지막 요소는 

‘진본성’으로, 이메일 기록이 훼손되지 않고 만

들어진 그 로의 상태를 유지하는 것으로, 

근 권한을 제한하거나 사용 이력 정보를 남기

는 방법 등을 통해 이를 보증할 수 있다.

이러한 기록으로서의 이메일은 다른 기록처

럼 생애주기에 따라 연속 으로 리할 수 있

다. 이메일의 생애주기는 “생성  활용(Creation 

and use)”, “평가  선별(Appraisal and selection)”, 

“획득(Acquisition)”, “처리(Processing)”, “보

존(Preservation)”, “검색  근(Discov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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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access)”, 총 6단계로 이루어진다. ‘생성  

활용’ 단계는 이메일 계정 사용자가 실시하는 

것이며, ‘평가  선별’ 단계에서는 아키비스트

를 통해 폐기할 것인지 아카이 로 이 할 것

인지를 결정한다. 다음으로 ‘획득’ 과정에서는 아

키비스트가 이메일을 이 하고, 용 기록에서 

구 기록으로 환하는 차를 거친다. ‘처리’ 

과정도 아키비스트가 진행하는데 정리․기술하

고 보존 처리가 필요한지 확인하며, ‘보존’ 단계

에서는 필요한 경우 마이그 이션(Migration)

이나 에뮬 이션(Emulation) 등의 보존 처리

를 추가로 진행한다. 마지막으로 ‘검색  근’ 

단계는 향후 이용자들이 이메일을 활용할 수 있

도록 이메일 기록을 기술하여 컬 션에 한 정

보를 제공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상태로 

리한다(Task Force on Technical Approaches 

for Email Archives, 2018). 

이러한 공  역에서의 이메일 기록뿐만 아

니라 디지털 개인 기록으로서의 이메일 기록 

리의 요성도 더욱 커지고 있다. 즉, 개인 기

록으로서의 이메일은 사람들의 삶을 담고 있으

며, 당장은 이메일을 주고받는 사람들에게만 

심을 받을지라도 가까운 미래에는 연구 가치

가 있는 자료가 될 수 있는 것이다. 한 개인 

기록 리(Personal Information Management, 

이하 PIM)2)의 측면에서 이메일과 같은 용 

기록을 효과 으로 리하는 방안에 한 심

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2010년 에는 PIM의 

일환으로 개인이 디지털 일을 장, 수집, 보

존하는 것을 지원하는 서비스가 거 도입되었

는데, 표 으로 드롭박스(Dropbox), 구  드

라이 (Google Drive) 등과 같은 클라우드 스

토리지 서비스가 있다. 이처럼 개인 기록으로

서의 이메일 기록에 한 심이 커지는 만큼 

아키비스트, 사서 등과 같은 정보 문가는 가치

를 지닌 디지털 개인 기록으로서의 이메일 기록

이 망실되지 않도록 효과 으로 리해야 한다

(Redwine, 2015).

2.2 대학 이메일 사용 환경의 변화

학의 이메일 사용 환경은 크게 2가지로 나

 수 있다. 첫째, 학 자체 웹메일을 사용하는 

것으로, 학에서 직  서버를 운 하는 것이

다. 를 들어 국의 옥스퍼드 학교(Oxford 

University)의 경우 개인 정보 보호를 우선시

하며, 40%에 가까운 학부 졸업생이 학원으

로 다시 입학하거나, 학에 리자 역할로 고

용되는 등 학내 구성원의 특징으로 인해 자체 

웹메일을 사용하고 있다(Jisc, 2008c). 

 다른 학 이메일 사용환경으로는 구 의 지

메일(Gmail), 마이크로소 트의 아웃룩(Outlook) 

등 외부 이메일 랫폼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다. 즉, 학이 이메일 랫폼과 계약을 맺

고 이메일 련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다. 그 

로 국의 리즈 메트로폴리탄 학교(Leeds 

Metropolitan University)는 충분한 데이터 

장 공간과 캘린더 등 다양한 이메일 부가서비

스를 사용하길 원하는 학생들의 요구를 충족하

고자 2008년에 구  메일(Google Mail)을 도

 2) 개인 기록 리(Personal Information Management, PIM)란 “일상의 업무(혹은 업무와 련되지 않은 일)를 

수행하기 해 문서(종이, 디지털), 웹페이지, 이메일과 같은 정보를 획득, 조직, 유지, 검색, 사용  유통하는 

것을 통제하는 등의 활동, 혹은 이에 한 연구”이다(Gunn,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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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하 다(Jisc, 2008b). 

국내 일부 학도 2019년 구 의 무료 이메

일  클라우드 스토리지 서비스인 G-Suite 

(Google G Suite for Education)로 학 이메

일 서비스를 변경하 다. 당시 구 은 각 학

에 이메일  클라우드 장 공간을 무료로 무

제한 사용할 수 있음을 홍보하 고, 이에 자체 

서버 운 에 큰 비용을 지불했던 학은 구

의 서비스를 채택하게 되었다(최인 , 2021). 

하지만 2년도 채 지나지 않아 구 은 ‘구  워

크스페이스’로 서비스를 변경하며, 기존의 무제

한으로 제공되던 용량을 각 학당 100TB로 

축소했다(Google Workspace team, 2021). 이

에 따라 각 학은 새로운 이메일 서비스 업체

로 다시 변경하거나, 기존 이메일 사용 용량

을 여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2.3 대학 이메일 관리 가이드라인 분석

3개 학과 3개 기 의 이메일 리 가이드

라인을 비교하여 3개 이상의 학  기 에서 

공통 으로 언 된 요소를 기록 생애주기에 따

라 살펴보았으며, 그 결과는 <표 1>과 같다. 

첫 번째, 생산 단계에 해당하는 ‘작성’은 2곳

구분

학 기

리티시 

컬럼비아 

학교3)

워싱턴 

학교4)

스콘신 

학교 

매디슨5)

스미소니언 

아카이 6)

사우스오스

트 일리아 

주정부7)

Jisc8)

생산 작성 - O O - - O

선별
이메일유형 O - O - O -

분류 O O O O - O

리
삭제 - O O O O O

첨부 일 O - O - O -

보존

기간 O O O - O -

이 O O - O O O

백업 O - O O - -

활용  검색 - O O O O O

인식
리 필요성 O - O O O O

기   교육 O O O - O O

<표 1> 이메일 리 가이드라인 분석 결과

 3) https://recordsmanagement.ubc.ca/policies/ [인용일 2023.02.14.]

 4) https://finance.uw.edu/recmgt/email [인용일 2023.02.14.]

 5) https://www.library.wisc.edu/archives/records-management/training/9258-2/ [인용일 2023.02.14.]

 6) https://siarchives.si.edu/what-we-do/email-records [인용일 2023.02.14.]

 7) https://archives.sa.gov.au/managing-information/records-and-information-management/digital-records-manag

ement [인용일 2023.02.14.]

 8) https://www.webarchive.org.uk/wayback/archive/20170702021332/https://www.jisc.ac.uk/guides/manag

ing-your-email [인용일 2023.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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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학과 1곳의 기 에서 언 되었다. 워싱턴

학교의 경우, 이메일 작성 단계부터 기록

리를 염두에 둬야 함을 강조하며 이메일의 제

목 작성 방법, 올바른 달 기능 사용 방법 등을 

안내하 다. Jisc의 경우, 효과 인 이메일 작성

을 한 5가지 요소로 말머리 사용 방법, 메타

데이터 작성 방법 등을 설명하 다. 

두 번째, 선별 단계에는 ‘이메일 유형’과 ‘분

류’가 있다. ‘이메일 유형’은 이메일의 내용을 기

으로 그 가치를 나 는 것으로, 2개의 학과 

1개의 기  모두 공통 으로 이메일의 유형을 

단기  이메일, 한시  이메일, 기록으로서의 

이메일로 나 다. ‘분류’는 사우스오스트 일리

아 주정부를 제외한 모든 학  기 에서 언

되는데 부분의 학  기 은 이메일을 분

류하는데 폴더를 사용할 것을 권장한다.

세 번째, 리 단계에는 ‘삭제’와 ‘첨부 일’

이 있다. ‘삭제’는 리티시컬럼비아 학교를 

제외한 모든 학  기 에서 상세히 기술되

었다. 특히, 스미소니언 아카이 는 키워드 검

색을 통한 이메일 삭제 방법을 별도의 가이드

라인으로 만들어서 제공하고 있었다. ‘첨부

일’은 이메일의 주요 구성 요소로서, 이메일 기

록만의 독특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Jisc는 

첨부 일도 이메일의 일부로서 헤더, 본문과 

함께 리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네 번째, 보존 단계에는 ‘기간’, ‘이 ’, ‘백업’, 

‘활용  검색’이 해당한다. 우선 ‘기간’의 경우 

총 4개의 학  기 에서 언 되었는데, 모두 

이메일의 내용과 유형에 따라 보존 기간을 설

정해야 함을 주장한다. ‘이 ’은 스콘신 학

교 매디슨을 제외한 모든 학교  기 에서 언

되었다. 장기  구 보존의 가치가 있는 이

메일은 각 기 의 기록 리 시스템으로 이 하

여 체계 으로 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백업’

은 리티시컬럼비아 학교, 스콘신 학교 

매디슨, 스미소니언 아카이 에서 언 되었다. 

공통 으로 백업은 재난  외 인 상황에 

비하기 한 것일 뿐, 그 자체로 기록 리 수

단이 아님을 강조한다. ‘활용  검색’은 리티

시컬럼비아 학교를 제외한 모든 학  기

에서 다루어졌다. 특히, 주요 근 방법  하

나인 검색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용

자는 각종 메타데이터를 히 생성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인식’은 기록의 생애주기에 포

함되지는 않지만, 이메일 기록 리에 큰 향

을 미치는 요소  하나이다. ‘ 리의 필요성’은 

이메일 기록 리가 필요한 이유를 설명한 것으

로, 워싱턴 학교를 제외한 모든 학  기

이 이를 다루었다. ‘기   교육’은 이메일 기

록 리를 효과 으로 실행하기 해 각 기 에

서 개발한 정책  차, 교육 등을 의미한다. 

Jisc는 이메일 기록 리가 효과 으로 이루어

지기 해서는 기술, 정책  차, 이용자 교

육, 이 3가지 주요 요소가 히 조화를 이루

어야 한다고 설명하 다. 

  3. 대학생 이메일 기록관리 
실태조사

3.1 설문조사

설문은 선행연구와 학  기 의 이메일 

리 가이드라인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문항을 

<표 2>와 같이 구성하 다. 설문조사지는 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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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질문 항목 세부 내용 문항 수 참고

이메일 

공통 사항

계정 개수 응답자가 갖고 있는 이메일 계정의 개수 1

①, ③, ④

계정 종류 응답자가 갖고 있는 이메일 계정의 종류 1

이용 빈도 각 계정별 이용 빈도 1

계정 선택 이유 각 계정별 선택 이유 1

사용 시기 최근 이메일 사용 시기 1

사용 방법

이메일을 사용하기 해 활용하는 기기의 종류

2모바일 디바이스(휴 폰, 태블릿PC 등) 사용 시 활용하는 애

리 이션의 종류

사용 용도 이메일을 사용하는 목 1

사용량 하루에 송수신하는 이메일의 양 1

이메일 작성

제목 규칙 응답자만의 이메일 제목 명명 규칙의 유무 1 ④, ⑥, ⑦, ⑩

업 기능 이메일을 업 툴로 사용하는지 여부 1 ⑦

체 답장 체 답장 기능 사용 여부 1 ①, ⑥, ⑦

숨은 참조 숨은 참조 기능 사용 여부 1 ①, ⑦

스 드 하나의 스 드에 하나의 주제만을 다루는지 여부 1 ⑥, ⑦

첨부 일 첨부 일 송 방법 1 ④, ⑦

제목 요소 제목을 입력할 때 활용하는 요소(말머리, 날짜 등) 1
④, ⑥, ⑦, ⑩

제목 작성 실제 제목 작성 방식 1

이메일 리

삭제

이메일 삭제 주기

4 ④, ⑥, ⑦, ⑧, ⑨, ⑩
이메일 삭제함(휴지통 폴더) 정리 주기

이메일 삭제 기 의 유무

이메일 삭제함 정리 일정표의 유무

폴더

이메일 리를 한 폴더 사용 여부

4
①, ②, ④, ⑤, ⑥, ⑦, 

⑧, ⑩

이메일 리를 해 사용하는 폴더의 수

폴더명 작성 시 활용하는 요소

폴더 분류 체계의 유무

분류 이메일 분류 체계의 유무 1 ①, ⑤, ⑥, ⑦, ⑧, ⑩

기능 이메일 리를 해 사용하는 기능의 종류 1 ①, ②, ③, ④

이메일 보존

백업
이메일 백업 주기

2 ④, ⑤, ⑦, ⑧
이메일 백업 장 공간

활용  검색 이메일 정보 검색 방법(검색, 라우징 등) 1 ②, ⑥, ⑦, ⑧, ⑨, ⑩

보존기간 이메일 보존기간의 기 (내용 등) 1 ⑤, ⑥, ⑦, ⑨

첨부 일 보존 첨부 일 보존 방법 1 ④, ⑤, ⑥, ⑨

이메일 인식

기록으로서의 이메일 이메일을 ‘ 리해야 할 기록’으로 인식하는지 여부 1 ⑤, ⑦, ⑧, ⑨, ⑩

유용성 이메일 기록 리 유용성 인식 여부 1 ④, ⑤, ⑦, ⑧, ⑨, ⑩

교육 이메일 기록 리 교육의 필요성 인식 여부 1 ④, ⑤, ⑦, ⑧, ⑨, ⑩

가이드라인 이메일 기록 리 가이드라인 필요성 인식 여부 1 ⑤, ⑦, ⑧, ⑨, ⑩

인구

통계  특성

성별 응답자의 성별 1

연령 응답자의 연령 1

소속 학과 응답자의 소속 학과 1

학년 응답자의 학년 1

*① Whittaker와 Sidner(1996), ② Whittaker, Bellotti와 Gwizdka(2006), ③ Bota et al.(2017), ④ 박유진,  정 미(2019), 

⑤ 리티시컬럼비아 학교, ⑥ 워싱턴 학교, ⑦ 스콘신 학교 매디슨, ⑧ 스미소니언 아카이 , ⑨ 사우스오스트 일리아 

주정부, ⑩ Jisc

<표 2> 설문지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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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22문항, 주 식 4문항, 리커트 5  척도 14

문항, 총 40문항으로 작성하 으며, 설문조사

는 2022년 10월 6일부터 10월 27일까지 3주간 

구  설문지를 활용한 온라인 설문조사로 실시

하 다. 국내 20개 학의 온라인 학생 커뮤니

티(에 리타임, 자체 커뮤니티 등)에 설문조사 

QR코드를 배포하여 임의표집법으로 설문 응

답자를 표집하 다. 설문조사에는 총 317명이 

응답하 으며 그  성실히 응답한 20명을 선정

하여 5천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 하 다. 설문 

결과는 SPSS 26.0 버  통계 로그램을 활용

하여 분석하 다.

3.1.1 인구통계  특성

응답자는 설문을 배포한 20개 학에서 모두 

참여하 으며, 응답자의 공9)은 총 47개로 ‘문

헌정보학’이 29.3%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한국어와문학’(7.3%), ‘컴퓨터학’(6.9%), ‘ 기

공학’(4.1%) 등이 뒤를 이었다. 응답자의 학년

은 1학년부터 4학년까지 순서 로 각각 24.6%, 

23.7%, 24.0%, 27.8%로 골고루 분포되어 있다. 

설문 응답자의 인구통계  특성은 다음의 <표 

3>과 같다.

3.1.2 이메일 이용 일반 황

응답자가 소유하고 있는 이메일 계정 개수에 

한 응답 결과는 <표 4>와 같이 응답자 모두 

2개 이상의 이메일 계정을 갖고 있었으며, 1인

당 평균 소유 계정은 4.91개 다.

응답자가 소유하고 있는 이메일 계정의 종

류에 한 응답 결과는 <표 5>와 같다. 가장 많

은 응답자가 소유하고 있는 계정 종류는 ‘네이

버 메일’이었는데, 모든 응답자가 소유하고 있

다고 응답하 다. 학교 이메일 계정도 89.6%

의 학생이 갖고 있다고 응답하여 학생 부

분이 학교 이메일 계정을 활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메일 계정별 선택 이유는 <표 6>과 같다. 

구분 응답자 수(명) 비율(%)

성별
여성 267 84.2

317(100.0)
남성 50 15.8

 공*

문헌정보학 93 29.3

317(100.0)

한국어와문학 23 7.3

컴퓨터학 22 6.9

기공학 13 4.1

경제학 12 3.8

학년

1학년 78 24.6

317(100.0)
2학년 75 23.7

3학년 76 24.0

4학년 88 27.8

* ‘ 공’은 상  5개 학문분야만 표시함

<표 3> 이메일 리 가이드라인 분석 결과 

 9) 응답자의 공은 한국연구재단의 ‘학술연구분야분류표’에 따라 구분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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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 개수(개) 응답자 수(명) 비율(%)

2 12 3.8

3 75 23.7

4 89 28.1

5 61 19.2

6 35 11.0

7 20 6.3

8 7 2.2

9 4 1.3

10개 이상 14 4.3

합계 317(100.0)

<표 4> 이메일 계정 개수

구분 응답자 수(명) 비율(%)

계정 종류

지메일(@gmail.com) 310 97.8

네이버 메일(@naver.com) 317 100.0

다음 메일(@hanmail.net) 130 41.0

카카오 메일(@kakao.com) 57 18.0

네이트 메일(@nate.com) 37 11.7

핫메일(@hotmail.com) 6 1.9

학교 이메일 284 89.6

기타 8 2.5

<표 5> 이메일 계정 종류별 소유 황( 복 응답)

구분

용량을 

많이 

제공해서

이메일을 

리하기 

쉬워서

다른 

사람들이 

많이 

사용해서

랫폼에 

한 

신뢰성이 

높아서　

부터 

사용했던 

것이라서

이메일 외의 

다른 기능을 

사용할 수 

있어서

사용하지 

않음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지메일 18 5.7 29 9.1 51 16.1 19 6.0 53 16.7 127 40.1 20 6.3

네이버 

메일
9 2.8 56 17.7 48 15.1 15 4.7 166 52.4 21 6.6 2 0.6

다음 메일 1 0.3 6 1.9 11 3.5 7 2.2 43 13.6 21 6.6 228 71.9

카카오 

메일
1 0.3 4 1.3 7 2.2 4 1.3 6 1.9 21 6.6 274 86.4

네이트 

메일
2 0.6 1 0.3 2 0.6 3 0.9 15 4.7 11 3.5 283 89.3

핫메일 1 0.3 1 0.3 1 0.3 3 0.9 4 1.3 4 1.3 303 95.6

학교 

이메일
15 4.7 53 16.7 87 27.4 17 5.4 10 3.2 106 33.4 29 9.1

<표 6> 이메일 계정별 선택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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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메일은 ‘이메일 외의 다른 기능울 사용할 수 

있어서’라는 응답이 40.1%로 높은 비율을 차지

하 는데, 이러한 특성은 학교 이메일 계정 

선택 이유에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이메일 이용 방법에 한 응답은 <표 7>과 같

이 컴퓨터를 통해 이메일을 사용하는 비율이 더 

높으나 휴 폰, 태블릿 PC 등 모바일 디바이스

를 이용하는 비율도 약 40%를 차지하 다. 

이메일을 사용하는 목 을 최  3가지 선택하

도록 한 질문에 한 응답은 <표 8>과 같다. 과제 

제출이나 교수님과의 상담 등 ‘학교 활동’을 해 

이메일을 사용한다고 답한 응답자는 97.2%로 

부분의 응답자가 학업 활동에 이메일을 활용하

고 있었다. 주목할 은 그다음으로 높은 비 을 

차지한 것은 ‘ 일 장’으로, 71.6%의 응답자가 

일 장의 수단으로 이메일을 사용하 다. 더 

나아가 ‘메모’(11.0%)나 ‘리마인더’(3.5%) 등 

통 인 이메일 송수신 기능이 아닌 다른 목

으로도 이메일을 활용하고 있었다.

3.1.3 이메일 작성

이메일 작성과 련하여 리커트 5  척도를 

활용한 6개 문항 응답 결과는 <표 9>와 같다. 

이메일 제목 명명 규칙 유무를 묻는 문항에 

한 평균 응답은 3.06 (표 편차 1.389)으로 

부분 자신만의 규칙을 갖고 있었다. 이메일의 

‘ 업 기능’ 사용 여부를 묻는 질문에 한 평균 

응답은 2.93 (표 편차 1.273)으로, 체 답장 

기능과 숨은 참조 기능은 사용한다는 응답보다 

더 높은 평균을 보 다. 

이메일 제목 작성 시 사용하는 요소에 한 

응답 결과는 <표 10>과 같다. 제목 작성 시 가

구분 응답자 수(명) 비율(%)

컴퓨터(데스크탑, 노트북 등) 190 59.9

휴 폰 115 36.3

태블릿 PC 11 3.5

기타 1 0.3

합계 317(100.0)

<표 7> 이메일 이용 방법

구분 빈도(명) 비율(%)

학교 활동 308 97.2

사교 14 4.4

외활동 130 41.0

구직활동 44 13.9

일 장 227 71.6

메모용 35 11.0

일상 취미 활동 29 9.1

리마인더 11 3.5

기타 28 8.8

<표 8> 이메일 이용 용도( 복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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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내용
 

그 지 
않다

그 지 
않다

보통
이다

그 다
매우 
그 다

합계 M p

나는 나만의 이메일 제목 명
명 규칙이 있다.

빈도 58 68 42 95 54 317
(100.0)

3.06 1.389
비율 18.3 21.5 13.2 30.0 17.0

나는 이메일을 업 툴로 사
용한다.

빈도 54 69 76 81 37 317
(100.0)

2.93 1.273
비율 17.0 21.8 24.0 25.6 11.7

나는 체 답장 기능을 자주 
사용한다.

빈도 182 78 24 18 15 317
(100.0)

1.76 1.117
비율 57.4 24.6 7.6 5.7 4.7

나는 숨은 참조 기능을 자주 
사용한다.

빈도 199 65 21 19 13 317
(100.0)

1.68 1.098
비율 62.8 20.5 6.6 6.0 4.1

나는 하나의 이메일 스 드
에 하나의 주제만을 다룬다.

빈도 62 45 51 100 59 317
(100.0)

3.15 1.402
비율 19.6 14.2 16.1 31.5 18.6

나는 용량이 큰 일은 공유 
드라이 나 서버의 링크를 
사용하여 첨부한다.

빈도 51 73 37 75 81 317
(100.0)

3.20 1.449
비율 16.1 23.0 11.7 23.7 25.6

<표 9> 이메일 작성 련 행동

구분 빈도(명) 비율(%)

말머리 226 72.7

요도 표시 42 13.5

날짜 57 18.3

발신자명 190 61.1

기타 29 9.3

<표 10> 이메일 제목 작성 요소( 복 응답)

장 많이 활용하는 요소는 ‘말머리’로, 72.7%의 

응답자가 사용한다고 답하 다. 다음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한 것은 ‘발신자명’(61.1%)으로 나

타났다.

3.1.4 이메일 리

이메일 삭제 주기와 주기 으로 이메일을 삭

제한다고 답한 응답자를 상으로 이메일 삭제

함(휴지통 폴더) 삭제 주기를 조사한 결과는 <표 

11>과 같다. 이메일을 삭제한다는 응답은 75.3%

으며, 삭제 주기는 ‘6개월 이내’로 실시한다는 

응답이 14.8%로 가장 많았다. 이메일 ‘삭제 후 

바로’ 삭제함 폴더를 비운다는 응답자는 20.9%

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 으며, 이메일 삭

제함을 비우지 않는다고 답한 응답자는 16.3%

로 두 번째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 다. 

이메일 폴더 사용 여부  사용 인 폴더 개

수를 조사한 결과는 <표 12>와 같다. 폴더를 사

용하지 않는다고 답한 응답자는 257명(81.1%)

이며, 폴더를 사용한다고 답한 응답자  ‘1개 

이상~5개 미만’의 폴더를 사용한다는 응답이 

76.6%로 가장 많았다. 

이메일 리 방법을 묻는 문항의 응답 결과

는 <표 13>과 같다. 응답자만의 이메일 분류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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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이메일 삭제 주기 이메일 삭제함 삭제 주기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확인한 후 바로 42 13.2 50 20.9

하루 이내 21 6.6 7 2.9

일주일 이내 31 9.8 20 8.4

한 달 이내 35 11.0 25 10.5

6개월 이내 47 14.8 34 14.2

1년 이내 28 8.8 33 13.8

1년 이상 35 11.0 31 13.0

하지 않음 78 24.6 39 16.3

합계 317(100.0) 239(100.0)*

* ‘이메일 삭제함 삭제 주기’는 체 응답자 317명  이메일 삭제를 하지 않는다고 답한 78명을 제외한 응답의 결과임

<표 11> 이메일  삭제함 삭제 주기

구분(명)

폴더 개수

무응답
1개 이상~

5개 미만

5개 이상~

10개 미만

10개 이상~

15개 미만

15개 이상 ~ 

20개 미만
20개 이상 체

폴더

사용

여부

0 46 12 2 0 0 60

아니오 257 0 0 0 0 0 257

합계 257 46 12 2 0 0 317

<표 12> 폴더 사용 여부  사용 폴더 개수

응답내용

 

그 지 

않다

그 지 

않다

보통

이다
그 다

매우 

그 다
합계 M p

나는 이메일을 분류하는 나

만의 분류 체계가 있다.

빈도 108 72 45 62 30 317

(100.0)
2.48　 1.377

비율 34.1 22.7 14.2 19.6 9.5

나는 이메일을 삭제하는 나

만의 기 이 있다.

빈도 38 17 21 110 131 317

(100.0)
3.88 1.328

비율 12.0 5.4 6.6 34.7 41.3

나는 이메일 삭제함을 비우

는 나만의 일정표가 있다.

빈도 207 70 12 18 10 317

(100.0)
1.59　 1.020

비율 65.3 22.1 3.8 5.7 3.2

나는 폴더를 생성하는 나만

의 폴더 체계가 있다.

빈도 163 66 24 39 25 317

(100.0)
2.04 1.340

비율 51.4 20.8 7.6 12.3 7.9

<표 13> 이메일 리 방법

계 유무를 묻는 질문에 한 응답의 평균은 

2.48 (표 편차 1.377)이었으며, 자신만의 폴

더 생성 체계를 묻는 질문에는 이보다 더 낮은 

평균 2.04 (표 편차 1.340)의 응답이 나타났

다. 이메일 삭제 기 의 유무를 묻는 질문에 

한 응답은 평균 3.88 (표 편차 1.328)이었으

나, 삭제함을 비우는 일정표에 한 문항에는 

이보다 낮은 평균 1.59 (표 편차 1.020)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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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 이메일 보존

이메일 백업 실태를 묻는 질문에 한 결과

는 <표 14>와 같이 부분의 응답자는 이메일 

백업을 하지 않고 있었으며, 이메일을 백업하

는 경우에는 ‘확인한 후 바로’(3.2%) 한다는 응

답이 가장 많았다.

이메일 검색 방법을 묻는 질문에 한 응답

은 <표 15>와 같이 ‘키워드 검색’ 방법이 84.2%

로 가장 많이 활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메일 보존기간 결정 기  련 질문에 

한 응답은 <표 16>과 같다. 부분의 응답자는 

‘내용’(82.4%)에 따라 이메일의 보  기 을 

구분 빈도(명) 비율(%) 합계

확인한 후 바로 10 3.2

48(15.1)

0~1주일 미만 4 1.3

1주일 이상~1개월 미만 10 3.2

1개월 이상~3개월 미만 3 0.9

3개월 이상~6개월 미만 4 1.3

6개월 이상~1년 미만 8 2.5

1년 이상~2년 미만 5 1.6

2년 이상 4 1.3

하지 않음 269 84.9 　269(84.9)

합계 317(100.0)

<표 14> 이메일 백업 주기

구분 빈도(명) 비율(%)

키워드 검색 267 84.2

체 라우징 21 6.6

폴더 라우징 9 2.8

날짜 검색 15 4.7

기타 5 1.6

체 317(100.0)

<표 15> 이메일 검색 방법

구분 빈도(명) 비율(%)

내용 258 82.4

이메일 일 크기 30 9.6

첨부 일 크기 61 19.5

계정의 여유 장 공간 123 39.3

발신자 166 53.0

수신 날짜 91 29.1

기타 5 1.6

<표 16> 이메일 보존기간 결정 기 ( 복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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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고 있었으나, ‘발신자’(53.0%), ‘계정의 여

유 장 공간’(39.3%) 등을 기 으로 보  기

간을 결정한다는 응답자도 있었다.

이메일의 첨부 일 보존 방법을 묻는 질문에 

한 결과는 <표 17>과 같이 부분의 응답자

는 ‘첨부 일만 따로 모아서 백업’(50.8%)을 

한다고 답하 으며, 따로 첨부 일을 보 하지 

않는다고 답한 응답자도 36.6%를 차지하 다.

3.1.6 이메일 기록 리 인식

이메일 기록 리 인식에 해서는 <표 18>

과 같이 ‘이메일을 리해야 하는 기록으로 인

식하고 있는지’와 ‘그 유용성’에 각각 평균 3.59

(표 편차 1.092), 3.35 (표 편차 1.188)으

로 응답하 다. ‘이메일 기록 리 교육’과 ‘가이

드라인’의 필요성에 해서는 각각 평균 3.45

(표 편차 1.228), 3.70 (표 편차 1.145)으로 

나타나 교육과 가이드라인의 필요성을 높게 느

끼고 있었다.

3.2 심층면담

학의 이메일 정책과 그에 따른 학생의 

이메일 사용 양상  인식을 악하기 해 심

층 면담을 진행하 다. 심층 면담은 학의 이

메일 서비스 제공 방법에 따라 구 을 이용하

는 학, 마이크로소 트를 이용하는 학, 자

체 웹메일을 이용하는 학, 총 3가지 유형으로 

나 어 진행하 으며 질의 내용은 <표 19>와 

같다. 

구분 빈도(명) 비율(%)

이메일과 함께 백업 36 11.4

첨부 일만 따로 모아서 백업 161 50.8

보 하지 않음 116 36.6

기타 4 1.3

합계 317(100.0)

<표 17> 이메일 첨부 일 보존 방법

응답내용

 

그 지 

않다

그 지 

않다

보통

이다
그 다

매우 

그 다
합계 M p

나는 이메일은 ‘ 리되어야 하는 

기록'이라고 생각한다.

빈도 18 35 67 136 61 317

(100.0)
3.59 1.092

비율 5.7 11.0 21.1 42.9 19.2

나는 이메일 기록 리가 나에게 

유용하다고 생각한다.

빈도 23 60 76 100 58 317

(100.0)
3.35 1.188

비율 7.3 18.9 24.0 31.5 18.3

나는 이메일 기록 리 교육이 필

요하다고 생각한다.

빈도 24 53 69 97 74 317

(100.0)
3.45 1.228

비율 7.6 16.7 21.8 30.6 23.3

나는 이메일 기록 리 가이드라

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빈도 17 39 49 128 84 317

(100.0)
3.70　 1.145

비율 5.4 12.3 15.5 40.4 26.5

<표 18> 이메일 기록 리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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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질의내용

구 을 이용하는 학

∙ 학 이메일 이용 빈도

∙ 학 이메일 이용 목

∙ 학 이메일 계정 이용에 불편한 

∙ 학 이메일 정책 변경과정에 한 의견

∙ 학 이메일 정책 변경내용에 한 의견

∙향후 학 이메일 사용 의사

∙ 학 이메일 정책에 바라는 

마이크로소 트를 

이용하는 학

∙ 학 이메일 이용 빈도

∙ 학 이메일 이용 목

∙ 학 이메일 계정 이용에 불편한 

∙ 학의 이메일 정책에 바라는 

자체 웹메일을 이용하는 학

∙ 학 이메일 이용 빈도

∙ 학 이메일 이용 목

∙자체 웹메일에서 제공하는 기능

∙기존 이메일 랫폼과의 기능 비교

∙웹메일 용량  활용 수단(애 리 이션 등)

∙온라인 스토리지 서비스 제공 여부

∙자체 웹메일과 클라우드 기반 이메일 서비스와의 비교

<표 19> 심층 면담 문항 구성

피면담자 계열 공 학년 연령 유형* 학 면담날짜

A 인문 문헌정보학과 2 20 G S 학교 2022.11.04.

B 인문 문헌정보학과 3 26 G S 학교 2022.11.04.

C 사회 홍보 고학과 3 21 G S 학교 2022.11.07.

D 사회 로벌 력 공 2 20 G S 학교 2022.11.03.

E 공학 자 기공학부 4 22 M C 학교 2022.11.06.

F 자연 생명과학과 4 23 웹메일 K 학교 2022.11.02.

* ‘유형’에서 구 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학은 ‘G’로, 마이크로소 트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학은 ‘M’으로, 자체 웹메일을 

이용하는 학은 ‘웹메일’로 표기함

<표 20> 심층 면담 상자  면담 일정

심층 면담 상자는 설문조사 참여자  심

층 면담 참여 의사를 밝힌 응답자의 공, 학년, 

소속 학 등을 고려하여 6명을 선정하 다. 심

층 면담은 2022년 11월 2일부터 11월 7일까지 

약 일주일간 진행하 으며 화면 녹화를 해 

ZOOM을 통한 비 면 면담을 실시하 다. 개

인당 25~30분 시행하 으며, 심층 면담 상

자 모두에게 1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제공하

다. 심층 면담 상자  면담 일정은 <표 20>

과 같다.

3.2.1 학 이메일 계정의 용도

학 이메일 계정의 용도와 련하여 응답자 

모두 학 이메일을 주소록으로 활용한다고 답

하 다. 이는 같은 학 이메일 이용자 간에는 

계정 소유자의 이름, 소속 학과, 이메일 주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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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정보가 공개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학 

이메일 계정의 특성으로 인해 응답자는 학 

이메일 계정을 공식 인 의사소통 수단으로 인

식하고 있었다. 

“ 학교에서 주는 이메일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어디 소속인지를 알려주고, 그리고 정확하게, 직

으로 드러나잖아요.” - 피면담자 D

한 학생은 학 이메일 계정을 자신이 

학내 구성원임을 증명하는 용도로 사용하기도 

한다. 교수를 비롯하여 재학생 간에도 서로를 

식별하기 해 학 이메일 계정을 사용하 는

데,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면으로 만나기 어

려운 상황에서 더욱 유용하게 활용되었다. 이

외에도 학 소식을 듣는 창구로 학 이메일

을 사용한다는 답변도 있었다. 

“재학생끼리 (연락)할 때에는 아무래도 ( 학

교) 메일을 거의 90% 정도 쓰는 것 같아요.” 

- 피면담자 B

“ 학 이메일 계정으로 오는 학교 뉴스 터를 

잘 찾아보면 유용한 혜택이 많아서 … 거의 다 

읽는 편이죠.” - 피면담자 F

3.2.2 클라우드 스토리지 서비스

학 이메일 계정을 생성하여 사용하는 목

으로 가장 많이 언 된 것은 각 이메일 랫폼

에서 제공하는 클라우드 스토리지 서비스 다. 

학 이메일에서 제공하는 클라우드 스토리지 

서비스는 학업과 련하여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었으며, 주로 학기 동안 개인이 작성한 과제

나 필기 노트 등을 장하고 필요할 때마다 확

인하는 용도로 활용하 다.

“드라이 에서는 제가 강의 노트 자 필기한 

것, 아이패드로 필기한 것, 백업한 것이랑 코딩 

과목들에서 만든 일들 업로드 해두는 용도로 

쓰고 있는 것 같아요.” - 피면담자 A

 다른 클라우드 스토리지의 역할로는 조별

과제에서의 업 툴이 있다. 일반 으로 함께 

작업한 과제  회의록 등을 클라우드 스토리

지에 장하여 원이라면 구나 언제든지 원

하는 정보를 찾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는 과 특성상 (  로젝트)이 많은 편인

데 … 지 까지 한 번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 (학

교) 구  드라이 를 사용했었어요. 회의록 작성 

같은 경우에 바로 다 같이 확인을 할 수 있는 

방법이 구  드라이 니까 구  독스(Google 

Docs)에서 실시간으로 공유해서 소통했죠.” - 

피면담자 C

이러한 클라우드 스토리지의 유용성으로 인

해 학생은 개인 으로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

용하기도 하 으나, 비용의 부담으로 학으로

부터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받기를 희망하 다. 

특히 한 피면담자는 학 이메일 계정을 통한 

클라우드 스토리지 서비스는 학의 주요 복지 

 하나라고 답하기도 하 다. 

“ 학생 입장에서는 돈이 계속 나가는 것이 약간

은 부담이 되더라고요. 어 든 (구  드라이 는) 

우리 학교 학생의 복지인데…” - 피면담자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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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 학 이메일 용량 제한

피면담자들이 학 이메일 정책에 해 공통

으로 지 한 사항은 이메일 계정의 용량이 

폭 축소되었다는 이다. 한 학 이메일 계정

을 통해 제공되었던 클라우드 스토리지의 용량

도 제한되어, 기존에 장했던 기록을 지우거나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특히 

다수의 응답자는 이메일 수신함과 클라우드 스

토리지를 학업 기록의 아카이 로 사용하고 있

었기 때문에 용량 축소에 한 우려를 표하 다.

“많은 학생이 학교 메일을 쓰는 이유가 거기에서 

제공하는 부가 기능, 무제한 드라이  제공 그런 

것 때문인데 그런 기능들을 갑자기 제한한다고 

하니까…갑자기 이 게 정책을 바꿔서 왜 혼란을 

주나 그런 생각이 들긴 했어요.” - 피면담자 D

학의 이메일 용량 제한 정책으로 인해 백업

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학생들도 많았다. 학

의 이메일 용량 제한 정책으로 인해 이메일 백

업이 익숙하지 않은 학생들은 한 조치를 

취하기 어렵다고 답한 것이다.

“백업하는 과정에서 필요하지 않은 홍보 메일은 

다 제거해야 하잖아요. 그 과정도 무 힘들었고. 

이메일을 백업했더니 일이 HTML 형식으로 

장되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다시 열어서 확인

하려고 했더니 엄청 이상한 자로 나오고…백

업하나, 안 하나 별 의미가 없어진 것 같아요.” 

- 피면담자 F

3.2.4 학의 이메일 서비스 정책

외부 업체를 통해 학의 이메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피면담자들의 공통된 의견은 유용성

과 편리성이 높다는 것이다. 구 의 지메일을 

통해 학 이메일 서비스를 제공받는 한 피면

담자는 클라우드 스토리지인 ‘구  드라이

(Google Drive)’, 온라인 상 통화  화상 회

의 툴인 ‘구  미트(Google Meet)’ 등 자체 웹

메일이라면 제공받기 어려웠을 다양한 부가 기

능을 사용할 수 있어서 만족한다고 답하 다.

“구  알리미 서비스도 구 을 통해서만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잖아요…아직까지는 구 이 갖고 있는 

편리함이 좀 더 크지 않을까...” - 피면담자 B

자체 웹메일을 사용하는 피면담자와의 면담

에서 지 된 자체 웹메일의 한계 은 크게 2가

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불안정한 모바일 서비

스와  다른 하나는 첨부 일 송의 한계이

다. 용량 첨부 일을 송하면 자동으로 클

라우드 스토리지를 통해 달되는 일반 이메일 

랫폼과 달리, 자체 웹메일은 용량의 한계로 

인해 첨부 일 크기를 제한하거나 다운로드 받

을 수 있는 기한을 제한하기 때문이다.

“안정성이 좀 떨어져서 앱 자체가 되게 불안정한 

편이고…로그인이 안 되는 거 요. 제일 아쉬운 

이 용량첨부에 제한이 있는 것이거든요. … 

학교 메일만이라도 용량첨부에 한 제한이 

없거나, 용량으로 송하는 경우에 다른 학교

처럼 자동으로 드라이 로 연동이 되면...‘그런 

기능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 피면담자 F

이러한 학의 이메일 제공 정책과 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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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은 다음의 사항을 요구하 다. 첫째, 

학의 이메일 리 가이드라인 제공이다. 특히, 

격하게 학의 이메일 정책이 변경된 경우에 

이메일 리 가이드라인의 필요성을 더 크게 

느끼고 있었다. 둘째, 학의 특성  학내 구성

원의 구성 비율 등을 고려한 이메일 정책이다. 

특히, 공학  기술 교육에 특화된 학에 재학 

인 한 피면담자는 소속 학의 이메일 정책

이 연구  학업 인 특성에 맞지 않음을 지

하 다.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줬으면 좋겠어요. 무엇을 

계속 장해야 할지 잘 모르겠거든요. 자료들을 

어떻게, 어떤 기 으로 장해야 하는지 잘 모르

는 상황에서 갑자기 상치 못한 큰 업무가 생겨

버린 느낌이거든요.” - 피면담자 A

“특히 희는 실험 데이터, 그러니까 실험 기구에

서 데이터가 나온 것을 엑셀로 정리해야 하거든

요. 그런데 미경 같은 기구에서 나오는 데이터

는 사진 으면 고해상도라서 모든 실험 데이터

가 용량이거든요. 그런데 그 데이터를 다운로

드 받는 것에 30일 제한이 있다 보니까 좀 아쉽

죠.” - 피면담자 F

  4. 대학생의 이메일 기록관리 
행태 분석

4.1 확장된 이메일의 역할

학생은 이메일을 기존 의사소통 수단에서 보

다 확장된 역할로 활용하고 있었다. Whittacker

와 Bellotti, Gwizdka(2006)가 이메일의 새로운 

기능으로서 업무 리, 개인 기록 아카이빙, 연락

처 리를 제시한 것과 같이 학생의 이메일 사

용에서도 이와 유사한 양상이 도출되었다. 특히 

학생이 주로 사용하는 학 이메일은 다음의 4

가지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다. 첫째, 학 주소록

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이는 이름만 입력해도 소

속 학과와 이메일 주소를 알 수 있기 때문에 많은 

학생이 이메일 자체를 하나의 주소록으로 활용

하는 것이다. 둘째, 이메일 외의 이메일 서비스 업

체에서 제공하는 클라우드 스토리지 서비스를 이

용하기 함이다. 셋째, 일 장의 수단으로 활

용하고 있었다. 이러한 이메일의 역할은 Bota et 

al.(2017)의 연구에서 자신에게 이메일을 보냄으

로써 이메일을 정보 장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Self-Es 행동이 국내 학생에게도 나타나고 있

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업을 한 도구로 사용

하고 있었다. 이는 워싱턴 학교, 스콘신 학

교 매디슨의 이메일 기록 리 가이드라인에서 이

메일은 업 툴이 아니며 로젝트 진행 시 별도

의 업 툴을 사용할 것을 강조한 것과는 조

인 양상이다. 

4.2 기록생애주기와 이메일 기록관리

학생은 기록생애주기에 따라 이메일 기록

을 체계 으로 리하지 못하고 있었다. 생성 

 활용 측면에서 학생은 이메일 제목 작성 

시 이메일의 내용이나 발신자 정보를 담지 않

거나 제목을 작성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이

처럼 제목을 히 작성하지 않으면 이메일을 

히 분류하기 어려워지므로 올바른 이메일 

기록 리라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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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선별 측면에서 학생은 한 삭제 

기 을 세우지 못하고 있었다. 이메일을 확인한 

후 바로 삭제하는 것을 권장하는 일반 인 이메

일 리 가이드라인과 달리, 실제 학생의 이

메일 리에서 삭제 주기는 개인마다 상이한 것

으로 나타났다. 한 이메일 삭제함을 아  비

우지 않는다고 답한 응답자는 체 16.3%로, 두 

번째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 다. 이러한 이메일 

삭제  삭제함 리 행태는 워싱턴 학교, 스

미소니언 아카이 의 이메일 기록 리 가이드

라인에서 삭제함까지 비워야 완 한 삭제임을 

강조한 것과는 조 인 양상이다. 이메일 보  

기간 결정 기 과 련하여 응답자의 39.3%는 

이메일의 주제나 요도가 아닌 ‘계정의 여유 

장 공간’에 따라 이메일을 폐기한다고 답하

다. 이러한 리 행태는 개인 수 에서 

한 이메일 기록 리가 수행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 다. 이에 하여 학생은 이메일 기록

리에 실질 으로 도움이 되는 가이드라인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다. 

처리 단계의 측면에서 학생은 이메일 기록

리의 주요 방법  하나인 폴더를 히 사용하

지 못하고 있었다. Whittacker와 Sidner(1996)

의 연구에서 폴더를 이용하지 않을 경우 이메

일 스 드가 분산되어 이용자는 요한 메시지

를 놓치거나 이메일의 업무 활용도가 낮아질 

수밖에 없음을 주장하 다. 즉, 폴더를 극

으로 사용할수록 이메일 활용 효과가 높아지는 

것이다. 하지만 설문조사에서 학생은 폴더를 

이용한 이메일 활용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음

을 알 수 있었다. 

보존 단계의 측면에서 학생은 이메일의 구

성 요소  하나인 첨부 일을 히 보존하

지 못하고 있었다. 부분의 학생은 ‘첨부

일만 따로 모아서 백업’(50.8%)하거나 ‘따로 첨

부 일을 보존하지 않는다’(36.6%)고 답하

다. 사우스오스트 일리아 주정부의 가이드라

인에 따르면 이메일과 분리하여 첨부 일만 따

로 보존할 경우 첨부 일이 기존의 생산 맥락에

서 벗어나게 되어 그 의미를 잃게 될 수 있다. 

한 첨부 일을 히 보존하지 않는다면 이

메일을 통해 주고받은 여러 자료가 제 로 보

존되지 못하거나 유실될 험이 크다.

마지막으로 검색  근 단계의 측면에서 

학생은 키워드 검색 방법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키워드 검색 방법은 일반 인 정

보 검색 수행 시 자주 사용되는 방법이기 때문

에 이메일에서도 동일하게 용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폴더와 같이 이메일을 체계

으로 분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기억에 의존

하여 키워드 검색을 실시한다면 원하는 정보를 

시에 찾기 어려울 수 있다. 

4.3 대학 이메일 정책에 따른 대학생의 

이메일 기록관리 행태 변화

학의 이메일 정책은 학생의 이메일 기록

리 행태에 직․간 인 향을 주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학의 이메일 서비스 제공방

식에 따라 학생의 이메일 기록 리 양상도 

상이했다. 학의 자체 웹메일을 통해 이메일 

서비스를 제공받는 학생은 불안정한 모바일 

서비스로 인해 컴퓨터로만 이메일을 리하며, 

한정된 서버 용량으로 인해 첨부 일을 보존하

는 데에도 한계가 있었다. 무엇보다 외부 이메

일 랫폼에서 제공하는 부가기능을 사용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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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하므로 학 이메일에 한 만족도가 낮았다. 

이와 반 로 외부 이메일 랫폼을 통해 이메

일 서비스를 제공받는 학의 경우 학생들에게 

이메일 외에도 다양한 부가기능을 제공할 수 

있었으며, 이에 한 학생의 만족도 한 높

았다. 그러나 2021년 구 과 같이 서비스 제공

업체가 정책을 변경하거나 더 이상 서비스를 할 

수 없게 된다면 학은 이메일 정책을 변경할 

수밖에 없으며 학생들의 혼란도 불가피하다. 특

히 이메일을 일종의 학업 아카이 이자 학의 

주요 복지로 인식하는 학생에게 학의 불안

정한 이메일 서비스 정책은 이메일 기록 리의 

요소가 된다. 따라서 학은 사 조사를 통

해 학내구성원의 비율 등 학의 특성을 악해

야 하며 Jisc(2008a)의 연구에서와 같이 법  

의무, 개인정보 보호 등의 문제, 이메일 랫폼

과의 계약사항 등을 면 히 분석하여 종합 인 

이메일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4.4 대학생 이메일 기록관리 지원 방안

학생의 이메일 기록 리 행태를 토 로 이

를 지원하는 방안을 제안해 보면 첫째, 졸업생

의 이메일 계정을 유지하는 것이다. 최근 이메

일 서비스 제공업체의 정책 변경으로 인해 

학은 이메일 장 용량을 제한하거나 일정 기

간 속하지 않은 졸업생의 이메일 계정을 삭

제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하지만 많은 학생

이 이메일을 주소록으로 사용하고 있는 만큼 

이메일 계정은 재학생뿐만 아니라 동문과의 네

트워킹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따라서 학

은 이러한 학내구성원 간의 계에 유의하여 

졸업생의 이메일 계정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이

메일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둘째, 충분한 이메

일 장 공간을 제공해야 한다. 학생은 이메

일을 일 장 수단이자 개인의 학업 아카이

로 활용하고 있다. 한 이메일 계정을 통한 

클라우드 스토리지 서비스를 학의 복지로 인

식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맞는 이메일 장 공

간이 제공되어야 한다. 물론 모든 학내구성원

에게 충분한 이메일 장 공간을 제공하기 

해 학은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하지만 

학은 다른 학과의 컨소시엄 구성을 통한 

비용 감 등 다양한 방법을 다각도로 검토해

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학생에게 알맞은 

이메일 기록 리 교육  가이드라인이 제공되

어야 한다. 부분의 학생은 이메일 기록을 

기록생애주기에 따라 히 리하지 못하고 

있으며 백업 등 정확한 이메일 리 방법을 알

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무엇보다 학

생의 반 이상이 이메일 기록 리 교육  가

이드라인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다. 하지만 

재 학은 학생을 상으로 한 이메일 기

록 리 교육  가이드라인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학생 상 이메일 기록 리 교

육  가이드라인을 제공하여 학생들이 학에

서부터 기록생애주기에 따른 이메일 기록 리

를 수행해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5. 결 론

본 연구는 학생의 이메일 기록 리 행태와 

학 이메일 정책에 한 인식을 악하고자 

하 다. 이에 국내 학에 재학 인 학생을 

상으로 설문조사  심층면담을 실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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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의 결과 학생은 1인당 평균 4.91개의 

이메일 계정을 갖고 있으며, 응답자의 89.6%는 

학교 이메일 계정을 사용한다고 답하 다. 

한 지메일과 학교 이메일을 사용하는 이유

로 ‘이메일 외의 다른 기능을 사용할 수 있어

서’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주로 컴퓨터를 통

해 이메일을 활용하지만, 휴 폰, 태블릿 PC 등 

모바일 디바이스를 이용하는 비율도 약 40%를 차

지하 다. 한 이메일을 학업 외에도 ‘ 일 

장’(71.6%), ‘메모’(11.0%), ‘리마인더’(3.5%) 

등 통 인 송수신 기능 외의 목 으로 사용

하 다. 

이메일 작성에 있어서 부분 자신만의 제목 

명명 규칙을 갖고 있었으며, 업 도구로써 이

메일을 활용한다고 답하 다.

이메일 리에 있어서 이메일 삭제 주기는 

개인마다 상이하며 이메일 삭제함을 비우지 않

는다는 응답자는 16.3%를 차지하 다.  다른 

리 수단인 폴더의 경우 81.1%의 응답자가 폴

더를 사용하지 않고 있었으며 사용하더라도 주

로 1개 이상~5개 미만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이로 인해 학생은 자신만의 이메일 분류 체

계  폴더 생성 체계를 갖추지 못하고 있었다. 

이메일 보존에 있어서 84.9%의 응답자가 이

메일 백업을 하지 않고 있었으며, 보 하는 이

메일에 하여 주로 키워드 검색방법으로 찾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존기간을 결정할 때 내용

이 아닌 ‘발신자’(53.0%), ‘계정의 여유 장 

공간’(39.3%)을 기 으로 정한다고 답한 경우

도 있었다. 한 첨부 일을 보존할 때 ‘첨부

일만 따로 모아서 백업’하거나 ‘따로 첨부 일

을 보 하지 않는다’는 응답자도 각각 50.8%, 

36.6%를 차지하 다.

이메일 기록 리에 하여 학생 부분 이

메일은 리되어야 하는 기록이며 그 유용성에 

해 인식하고 있었으며, 이를 한 교육  가

이드라인의 필요성 한 느끼고 있었다.

학교 이메일 계정은 의사소통 외에도 클라

우드 스토리지 사용과 업 도구로서 활용되고 

있었다. 특히 학생은 클라우드 스토리지 서

비스를 학의 주요 복지  하나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이를 안정 으로 제공받기를 원하

다. 한 학의 이메일 제공 방식에 따라 인식

에 차이가 있었는데, 외부 업체를 사용하는 경

우 부가기능 사용을 장 으로 언 하 으며 자

체 웹메일을 사용하는 경우 불안정한 모바일 

서비스와 첨부 일 송의 한계를 단 으로 답

하 다. 한 학의 이메일 제공 정책에 하

여 학생은 한 이메일 리 가이드라인 

제공과 학 특성을 고려한 이메일 정책을 요

구하 다. 

이를 분석한 결과 학생의 이메일 기록 리

의 행태와 그에 따른 지원 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생은 이메일의 역할을 기존 의사

소통 수단에서 확장하여 주소록, 클라우드 스

토리지, 일 장, 업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 

둘째, 학생은 기록생애주기에 따른 체계

인 이메일 기록 리를 실천하지 못하고 있다. 

한 이메일 제목 작성 규칙  삭제 기 을 

세우지 못하고 있으며 이메일의 가치에 따라 

보  기간을 결정하지 않고 있다. 한 생산 맥

락을 고려하지 않은 첨부 일 보존 방법을 사

용하고 있으며, 폴더를 활용하여 효율 으로 

이메일을 리하지 못하고 키워드 검색에 의존

하여 이메일 기록에 근하 다.

셋째, 학의 이메일 서비스 제공방식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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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학생의 이메일 기록 리 양상은 달라졌다. 

특히 학생은 학 이메일을 일종의 학업 아

카이 이자 학의 주요 복지  하나로 인식

하고 있으므로 학은 종합 인 이메일 정책을 

통해 안정 인 이메일 서비스 제공 방안을 마

련해야 한다.

넷째, 학생의 이메일 기록 리 지원 방안으

로 졸업생의 이메일 계정 유지, 충분한 이메일 

장 공간 제공, 학생 상 이메일 기록 리 

교육  가이드라인 제공을 고려해볼 수 있다.

본 연구는 학생의 이메일 기록 리 양상을 

양  연구와 질  연구를 통해 악하고자 했

으며, 학생의 이메일 기록 리 양상  인식

을 학 이메일 정책과 연  지어 악하고자 

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다만 설문조사 응답자

의 약 30%가 문헌정보학 공자이며, 성별에

서도 여성의 비율이 약 80%를 차지하는 등 응

답자의 속성이 편 되는 한계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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