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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용성 대종사 아카이브 구축을 위한 제언

이재수 *1)

요 약

본 논의는 한국 불교 근대사에 중요한 영향을 끼친 백용성 대종사와 관련한
기록들을 발굴하고, 정리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 아카이브를 구축하는 문

제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는 (재)대한불교 대각회에서 주관하고 대각사상연구원

과 동국대 전자불전문화콘텐츠연구소가 수행하고 있는 백용성 대종사 총서 간행
사업의 결과를 활용하는 것이다. 이러한 사업은 불교기록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

의 측면에서도 매우 의미가 깊다.

본 연구를 위해서 논자는 먼저 기록은 무엇이고, 디지털 아카이브에 대한 문
화적 함의에 대해 논의하였다. 백용성 대종사 아카이브는 전자불전의 새로운 전

기를 마련하는 것이다. 본 논의를 통해서 백용성 대종사 아카이브의 모델을 동국

대 불교학술원이 수행하고 불교기록문화유산 아카이브(ABC: Archives of

* 동국대학교 불교학술원 조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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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ddhist Cultures)로 선정하였다. 이는 불교학술원에서 수행하는 불교문헌의 수

집과 발굴이라는 측면에서 신집성문헌의 한 범주를 차지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인물을 중심으로 한 백용성 대종사의 총서는 향후 주제별 아카이브의 한
모델이 될 것이다.

본 논의를 통해서 우리나라 인물 아카이브의 한 모델로서, 근대불교 연구 및

민족의식 고취와 불교문화의 증진을 위한 다양한 활용의 방안이 도출 것으로 전
망해 본다. 이를 위해 백용성 대종사 아카이브 구축을 위한 장기적 과제를 검토

하였다. 이러한 논의가 민족 독립과 한국불교의 정체성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던

백용성 대종사의 진면목을 발견하고,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 나갈 대각사상을 토
대로 신앙실천운동을 펼친 위대한 선각자 백용성 대종사의 참다운 가르침이 확

산되는데 이바지 할 것이다. 나아가 불교기록유산을 수집하고 보존하고, 이에 대

한 가치를 사회화 하여 활용하기 위한 전제로 삼고자 한다.

주제어 : 백용성, 백용성 대종사, 백용성 대종사 총서, 대각사상, 근대불

교, 불교기록, 불교기록문화유산, 디지털 아카이브, 불교기록문

화유산 아카이브, 전자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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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언

본 논의는 근대 한국불교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백용성 대종사 관련

아카이브 구축을 위한 제언을 담은 것이다. 논자는 불교기록문화유산을

집성하고, 이를 다양한 부문에서 활용할 수 있는 디지털 아카이브의 바람

직한 모델 가운데 하나로 백용성 대종사 아카이브를 제안한다. 동국대학

교 불교학술원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원으로 불교기록문화유산 아카이브

구축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2012년 2월 중순 (재)대한불교 조계종 대각

회 이사회에서 한 태식(보광) 대각사상연구원장스님에 의해서 용성 대

종사 전집을 전면 재조사 및 번역을 통하여 백용성 대종사 총서 발간
및 전산화 사업으로 (재)대한불교 조계종 대각회의 발주로 사업 추진할

것을 발의하여 진행하고 있다. 이 사업의 결과물은 2016년 10월 총서발

간으로 세상에 빛을 본다.

본 논의를 통해서 백용성 대종사 아카이브의 모델을 동국대 불교학술

원이 수행하고 불교기록문화유산 아카이브(ABC: Archives of Buddhist

Cultures)로 선정하였다. 국내 아카이브 사례에서 기본 데이터베이스 구

축, 문화콘텐츠 연계형, 인문정보학의 모델, 문화생산의 구축이라는 복합

적인 관점으로 검토해 보았다. 백용성 대종사 아카이브 구축을 위한 장기

적 과제를 검토하고, 본 논의를 통해 백용성 대종사의 사상과 영향력을

살펴서 불교기록유산을 수집하고 보존하고, 이에 대한 가치를 사회화 하

여 활용하기 위한 전제로 삼고자 한다. 또한 이를 통해 백용성 대종사의

유업을 잇고 근대불교 연구에 대한 폭을 확장하여 불교적 가치를 사회적

으로 소통하여 창조적 지식으로 생산하고 다양한 이용자들의 복합적인

활용이 가능한 아카이브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에 이바지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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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기록을 너머서 디지털 아카이브로

1. 문화자원의 입장에서 본 기록과 아카이브

역사는 기록을 통해 후세에 전해지고, 우리는 기록을 통해 역사 및 사

상을 재구성한다. 우리가 관심을 갖는 기록이란 국제기록관리협회

(International Records Management Council)에 의하면 그 범주가 “종이,

책, 사진, 마이크로필름, 카드, 자기테이프, 디스크”를 포함한 다양한 종류

를 들고 있다. 이는 현대 문명사회의 관점에서 본 것인데, 이는 기록매체

가 없는 사회라면 마치 기록이 없는 것처럼 간주하는, ‘자기문화중심주의’

에 빠질 우려가 크다.1) 보통 기록은 “정부기관, 조직 혹은 개인이 법적

의무, 업무의 수행과정에서 작성, 수수, 보관하는 정보”2)라고 한다. 그런

데 문자나 전자기록 수단이 없었던 사회에도 기록이 존재해왔고, 다양한

사회의 세계관과 매체 기술에 따른 정보와 정보 기록 방식이 있다.

그런데, 기록은 학술적, 역사적 영역에서 연구되고 규정된다. 이는 기

록의 다양한 기능과 현상의 일부분이지만, 다양한 생활과 현상을 나타내

는 ‘기록’의 본질이 드러나는 데는 반드시 문화와 결합되어야 한다. ‘기록’

이 문화의 범주에 들어서려면 문화적 현상이 드러나 각각 문화적 영역에

서 문화생산으로 확장되었을 때야만 기록이 사회적으로 의미를 갖는다.

또한 삶의 기억으로서 기록화 되고, 기록이라는 행위를 통해 기억이라

1) 조경만 외, 광주 문화중심도시 계획을 위한 기초 연구 보고서(문화체육관광부, 2
003.08.), p.76.

2) 아카이브 용어사전(Dictionary of Archival Terminology, ICA편). The Internati
onal Council on Archives (ICA) defines a record as "recorded information in a
ny form or medium, created or received and maintained, by an organization or
person in the transaction of business or the conduct of affairs" (ISAD glossar
y). (https://www.ica-atom.org/doc/Glossary#Reco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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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요소를 비롯한 무형의 자산이 생성되고 우리들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

이점에서 기록은 비록 개인적이지만, 사회적 관계 속에서 생산된다. 아울

러 반복적으로 형성된 기록유산은 문화를 형성하게 되며, 사회를 구성하

는 하나의 문화자원으로서 자리를 잡는다.

UNESCO는 1995년에 인류의 문화를 계승하는 중요한 유산인데도 훼

손되거나 영원히 사라질 위험에 있는 기록유산의 보존과 이용을 위하여,

기록유산의 목록을 작성하고 효과적인 보존수단을 강구하기 위해 세계기

록유산(Memory of the World) 사업을 시작하였다. UNESCO 세계기록유

산사업은 세계의 기록유산이 인류 모두의 소유물이므로, 미래세대에 전수

될 수 있도록 이를 보존하고 보호하고자 한다. 또한 기록유산에 담긴 문

화적 관습과 실용성이 보존되어야 하고, 모든 사람들이 방해받지 않고 접

근할 수 있어야 한다고 믿는다.3)

우리가 관심을 갖는 기록은 역사성과 사회성을 지닌 문화적 활동의 총

체적인 결과물이다. 아카이브의 대상이 될 기록은 “참고와 연구목적으로

영구보존의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고, 기록 보존기관에 위탁(deposit)되거

나 위탁을 위해 선별된 모든 공적이거나 사적인 기관의 기록들”4)이다.

이때 자료가 생산되거나 집적된 목적이 있어야 하고 훼손되지 않아야 한

다.

일반적으로 아카이브는 집합적 기억(collective memory) 또는 사회적

기억(social memory)의 저장소라고 말하지만, 나아가 아카이브는 공동체

구성원들의 정체성이 표현되며 세대와 세대를 잇는 의사소통의 도구이다.

이러한 점에서 특정한 공동체 아카이브는 공동체의 유지를 위한 대안이

며, 궁극적으로 공동체를 넘어 전체 사회가 공유하게 될 정보와 지식을

공유할 수 있는 도구이다.5)

3) http://www.unesco.or.kr/heritage/mow/

4) Theodore R. Schellenderg, 이원영 옮김, 현대기록학개론(진리탐구, 2002), p.18.
5) 김주관, 공동체의 기억을 담는 아카이브를 지향하며 , 기록학연구 33집(한국기



    전자불전 제17집(2015)96

‘문화자원’의 입장에서 아카이브의 의미를 보면, 문화의 범주인 지식이

나 종교, 예술과 도덕, 그리고 법률과 관습 등 인간이 사회구성원으로서

획득한 능력과 습관의 총체를 기록하고 보존하는 것이다. 문화적 아카이

브는 인간생활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과거, 현재, 미래의 매개체로서 학

습을 통해 계승 발전된다. 나아가 언어, 가치, 사회관계, 기술, 물질 등 사

회의 문화적 요소의 발전과 진화과정 속에 문화적 아카이브도 다양하게

변화한다는 것이다.6)

문화유산과 관련된 기관의 측면에서 보면, 기존의 아카이브인 도서관,

박물관은 ‘인간의 사상, 언어, 행동의 기록을 모으고, 보존하며 해석’하기

위한 다양한 역할을 담당했다. 르네상스 이후 사회 변화와 인쇄술의 발전

으로 도서관과 박물관의 분리가 시작되었다.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자

료관들은 ‘공간’이라는 하드웨어와 수집, 저장, 전시 등 기반사업에 치중

하였다.7)

최근에 ‘콘텐츠’라는 소프트웨어와 활용, 체험, 교육 등을 강조하는 의

미로 라키비움(Larchiveum)이 등장하였다.8) 이는 도서관(Library)과 아카

이브(Archives)와 박물관(Museum)이 융합된 새로운 유형의 복합 수집기

관으로 자리를 잡았다. 이는 아카이브가 단순한 기록을 저장하는 장소로

만 기능하는 것이 아닌 지식을 생산하고 전달하며, 문화유산과 문화를 보

존하고 전시하고 대중들과 함께하는 지향점을 보여준다.

또한 다른 지향점으로 미디어테크(Mediatheque)가 있다.9) 미디어테크

록학회, 2012.7), p.107.

6) 김영기, 김용의, 이명규, 이칠우, 문화시대의 디지털 아카이브(전남대학교 출판
부, 2005), p.16.

7) 최해리, 예술기록관리 전문 인력양성의 필요성 , 예술관리의 중요성과 국립예술
자료원의 역할(국립예술자료원, 2011.03), p.33.

8) 이는 미국 텍사스대학의 Megan Winget 교수가 <Library Journal>(2008년 7월 30
일)을 통해 최초로 제안했다. - 최해리, 위의 논문, p.33.

9) 최해리, 위의 논문, p.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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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도서관(아날로그 정보와 멀티미디어 정보), 미술관과 공연장, 교육시설

등 복합프로그램을 갖춘 곳으로 1993년 프랑스에서 시작되었다. 즉 다양

한 매체기술을 바탕으로 도서관(Library)의 기능에다가 정보를 이용하는

공동체( Community)와 이들 간에 이루어지는 예술 경험(Art Experience)

이 서로 융합된 열린 정보광장과 같은 복합기관으로 방향을 전환하고

있다.10) 이는 문화산업 혹은 창조산업을 강조하는 세계적인 추세와 정부

의 문화정책 기조를 반영한 결과이기도 하다.

2. 디지털 아카이브

디지털 아카이브(digital archive)는 디지털 기술을 통해 갖가지 자료와

소장품·서류 등을 디지털 정보로 바꾸어서 보관하는 시스템이다. 디지털

기술이나 컴퓨터 네트워크 기술을 활용하여 기존의 기록보관소에 실체가

보관되어 있는 역사적인 회화나 귀중한 문서, 전통문화재, 공예품 등을

전자적인 멀티미디어 정보로 변환한 것이다. 이때 디지털로 변환한 각종

자료는 유통과 가공, 보존의 용이성을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시스템의 구축을 의미하는 것이다.11)

또한 좁은 의미로는 컴퓨터 파일의 일시적인 백업이나 데이터를 정리,

통합하여 처리 가능한 형태로 만든 정보 파일 내지 집합체를 말한다. 광

의로는 디지털 객체를 정기적으로 저장, 유지, 접근시키는 시스템의 특성

을 지니고 있다. 이 디지털 아카이브는 디지털 객체의 라이프사이클을 반

영하며 수집, 분류, 기술, 저장, 활용이 이루어진다.12)

10) 황동열, 문화 · 예술아카이브의 효율적 운영방안 , 기록인 제18집(국가기록원,
2012), p.23.

11) 김영기, 김용의, 이명규, 이칠우, 위의 책, p.27. 참고.

12) http://preview.britannica.co.kr/bol/topic.asp?article_id=b05d2832n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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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아카이브의 장점은 무엇인가?

첫째, 보존적 측면에서 저장매체의 수명이 반영구적인 디지털 매체로

전환되므로 보관이 영구적이고 물리적인 저장 공간이 축소된다.

둘째, 기능적인 면에서 자료의 내용이 모두 디지털화됨에 따라 데이터

베이스 구축이 쉽고 텍스트 기반, 내용기반 검색이 자유자재로 활용이 가

능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

셋째, 활용적인 면에서 One Source-Multi Use 활용이 가능하여 자료

의 다양한 사회, 경제적 가치가 급속히 증가한다.

넷째, 관리적 측면에서 모든 관리체계가 디지털화됨으로 인해 관리비

용의 감소가 가능하다.

다섯째, 발전의 방향에서 인터넷, 인트라넷 등을 활용해 ON-LINE 응

용 및 실시간 협업이 가능하다.

디지털 아카이브는 소장자나 연구자만 향유할 수 있었던 체험을 일반

인도 직접 가공하고 조작함으로써 참여 형태를 변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

이 열린 시스템이다.

표준화된 디지털 아카이브라고 말하는 OAIS 참조모형(Reference

Model for an Open Archival Information System)은 특정한 집단이 정

보를 보존하고 유용화할 책임이 있는 사람들과 시스템으로 구성된 아카

이브이다.13) 이 기능 모형에서는14) 디지털 아카이브의 장기적인 유지 및

13) OAIS 참조 모형은 2002년 미우주항공국NASA의 CCSDS(Consultative Committe
e for Space Data Systems)에서 개발한 ISO 표준(ISO 14721:2003)으로 확정 공포
된 디지털 정보 보존 및 프로그램의 기반이 되는 표준 시스템이다.
김희정, 디지털 아카이빙 최근 연구동향 및 OAIS 참조모형에 관한 연구 , 기록
관리학회지 제3권 제1호, 기록관리학회 2003.3, p.33.

14) the Management Council of the Consultative Committee for Space Data Syste
ms(CCSDS), REFERENCE MODEL FOR AN OPEN ARCHIVAL INFORM
ATION SYSTEM(OAIS)(CCSDS 650.0‐M‐2), Washington, DC, MAGENTA
BOOK, June 2012, p.44. (http://public.ccsds.org/publications/archive/650x0m2.pd
f.) ; Meg Bellinger, “Understanding Digital Preservation: A Report from OCL
C”, CONFERENCE PROCEEDINGS DOCUMENTATION ABSTRACTS,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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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를 위해서 인수 등록(Ingest), 영구 저장(Archival Storage), 데이터

관리(Data Management), 시스템 운영 관리(Administration), 보존계획

(Preservation Planning) 및 열람 제공(Access) 등의 6가지 기능이 유기

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이 OAIS 참조모델은 디지털

정보의 표준과 보존을 위한 기초 모형을 제공하였고, 자료의 장기적 보존

에 주안점을 주고 있다. OAIS가 지금까지 디지털 아카이빙의 표준 시스

템으로 중추적인 기능을 하였다. 그런데, 변화하는 미래 지향적 시스템으

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표준의 장기적인 신뢰성, 지속성, 측정성을 강화한

디지털보존체계로 수정․확대될 필요가 있다. 특히 정보 생산

(Pre-Ingest)과 정보 재사용(Post-Access)과 관련된 프로세스와 정보 유

통에 대한 보다 명확한 제시가 필요하다.15)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은 아카이빙 작업단계를 생산에서부터 배포까

지 전체 수집, 보존처리, 관리로 3단계로 구성하였고 세부 단계별로 문헌

수집, 수집데이터 PDF/A변환, 보존 데이터관리, 검색, 통계, 모니터링, 폐

기 등으로 7단계로 구분하여 구성하였다.16)

여기에서 외부시스템 가운데 디지털콘텐츠관리시스템(DCMS)은 KISTI

내의 디지털 자원을 입수 관리시스템이다. 다양한 포맷으로 입수되는 디

지털 자원들을 수집하여 국내외 논문, 연구보고서, 특허 등의 다양한 디

지털 자원들을 XML기반으로 서지정보와 원문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시

스템이다.

이를 통해서 본다면, 기존의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하여 디지털화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를 정리하고 각 자료들의 연결망을 체계적으로 장리

NC. INSTITUTES FOR INFORMATION SCIENCE, WASHINGTON, D.C. AP
RIL 24-25, 2002. (http://www.clir.org/pubs/reports/pub107/bellinger.html)

15) 장윤금, 역사자료의 디지털 아카이빙 방안 연구 , 한국비블리아학회지 제21권
제4호(한국비블리아학회, 2010), p.197.

16) 김광영, 한희준, 디지털 문헌자원을 위한 아카이빙 시스템 개발 , 학술발표논문
집 제38권 제2호(한국정보과학회, 2011), pp.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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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구축하고 보존 관리는 물론 다양한 활용을 위한 아카이브 구축이 반

드시 필요하다.

3. 불교기록문화유산 아카이브

불교기록문화유산 아카이브 서비스 시스템(kabc.dongguk.edu)은 동국

대학교 불교학술원의 주관 하에 한국불교가 전통문화유산으로 남긴 다양

한 기록물을 집성하고 역주하여 편찬해낸 작업을 수행하고 그 성과를 디

지털 아카이브를 통해 공개한 것이다. 서비스 시스템은 통합대장경, 한국

불교전서, 신집성문헌 등 세 가지로 구분하였다.

그동안 불교학술원은 불교기록문화유산 아카이브 서비스 시스템을 구

축하고, 이를 고도화하는 사업을 지난 2014년에 완료하고 서비스를 개시

하였다.

불교기록문화유산 아카이브 서비스 시스템 구축 및 고도화 사업을 통

하여, 한글대장경, 고려대장경, 한국불교전서를 통합하여 서비스 및 관리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또한 ABC사업단에서 집성, 역주 및

DB구축 된 다양한 고(문)서 자료의 이미지 및 텍스트를 통합적으로 서비

스 및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하고, 향후 지속적인 콘텐츠 추가 서비

스를 위한 기본 인프라를 확보하고자 사업을 수행한 것이다.

한국 전통의 불교 기록문화유산이란 삼국시대에서부터 근대에 이르기

까지 문자 및 음성의 기록에 의해 전승된 다양한 불교문화유산을 가리킨

다. 본 사업단에서 규정하는 기록의 범주는 다음과 같다.

ㅇ 불교원전 : 고려대장경(초조/재조/교장), 한글대장경, 한국불교전서

ㅇ 사상문화 : 사기(私記), 문집, 언해본, 구결·현토자료, 근대잡지·저술자
료

ㅇ 사찰역사 : 사지(寺誌), 금석문, 사찰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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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전통의례 : 의례집, 진언다라니, 범패

ㅇ 기 타 : 구술·영상자료, 기타 전적

문화유산의 가치사슬은17) 생산 단계(조사, 발굴, 연구), 보존관리 단계

(복원, 보존, 관리), 활용 단계(활용, 분석)의 선순환구조를 가진다. 문화유

산에 대한 디지털적인 접근이 가능해지면서 디지털 문화유산(digital

heritage)이라는 개념이 생겨났다.18) 기록문화유산에 디지털 기술이 활용

되는 과정도 가치사슬의 과정을 지닌다. 이는 문화유산에 대한 디지털적

인 접근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문화유산에 대한 디지털적인 접근이 단순

히 디지털화로 이해되거나, 혹은 한 개의 웹사이트 개발로 이해된다면 문

화유산의 가치를 과소평가하는 것이다.19)

첫째, 기록문화유산을 디지털로 기록, 재생산하는 영역, 디지털로 재생

산된 콘텐츠와 디지털 자체로 제작된 콘텐츠에 대한 보존과 관리하는

영역, 문화유산을 공유, 해석, 진흥하는 데에 있어 디지털 도구를 사용하

는 영역 등이 있다.

디지털 문화유산은 기존에 존재하던 유산의 디지털적인 복제만을 말하

는 것이 아니다. 나아가 인터넷 사이트, 전자출판, 멀티미디어, 문화적 과

학적 자료를 담은 데이터베이스와 같이 디지털 형태로 밖에 존재하지 않

는 유산이 포함된다.

17) 이춘근 외, 문화재 활용 가이드북, 문화재청, 2007.
18) The Collections Trust, “Mapping the use of digital technologies in the heritag
e sector”, Heritage Lottery Fund, 2010, p.3.

19) 한국과학기술원, 디지털문화유산영상관 전시운영방안 연구보고서, 문화재청, 20
13, p.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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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백용성 대종사 관련 자료 디지털화

1. 백용성 대종사 총서 발간 사업

2012년 2월 중순 (재)대한불교 조계종 대각회 이사회에서 한 태식(보

광) 대각사상연구원장스님에 의해서 용성 대종사 전집을 전면 재조사

및 번역을 통하여 백용성 대종사 총서 발간 및 전산화 사업으로 (재)

대한불교 조계종 대각회의 발주로 사업 추진할 것을 발의하였다.

이후 이사회의 긍정적 검토가 있었고 (재)대한불교 조계종 대각회에서

대각사상연구원이 세부 계획을 수립하여 보고할 것을 요청, 2012년 5월 8

일 제1차 기획회의로부터 2012년 7월 3일 제3차 기획회의를 거쳐 2012년

7월 (재)대한불교 조계종 대각회 이사간담회에 보고, 기본 방향에 동의를

가결한 후 사업 추진에 대하여 결의하였다.

2012년 9월부터 12월까지 구체적 기안서를 작성하여 2013년 1월에 사

업 기획서를 제출, 추진 방향 및 조직 등에 관하여 이사회에서 상정 후

사업 확정하였다.

1) 자료 조사

기획단계에서 다양한 측면의 자료조사 작업이 진행되었다. 맨먼저 사

업의 기획을 하면서 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검토와 학술적인 논의가 바탕

이 되었다.

둘째 백용성 대종사와 관련된 모든 자료(책, 문건, 기고문, 보도기사

등)를 수집하고 정리하기 시작했다. 이는 그동안 대각사상연구원을 중심

으로 백용성 연구를 수행해왔던 한보광교수, 김광식교수의 주도 아래 광

범위한 자료를 검토하였다.

셋째, 기존의 용성 대종사 전집에서 누락된 자료를 발굴하고, 수집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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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해서 노력하였다. 이는 김광식교수의 노력이 매우 컸다.

넷째, 기존 용성 대종사 전집의 분석과 이에 대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2) 자료의 번역

백용성 대종사 총서 간행을 위한 사업을 진행하면서 총서 간행위원회

에서는 먼저 근대시기의 백용성 대종사의 문헌을 이 시대 우리말로 알기

쉽게 보급해야 함이 최우선이었다. 이를 위해 관련 전문가를 선정해 우리

말 번역을 위한 번역 지침을 수립하였다.

둘째 모든 자료를 해당 전문가에게 번역을 의뢰하였다.

셋째, 번역된 자료의 증의 및 윤문 작업을 시행하고, 증의·윤독회를 시

행하여 원고의 질을 높혔다.

넷째, 2015년 사업을 통해 출판사를 동국대출판부로 선정하고 8월부터

본격적으로 편집 작업을 수행하였다.

3. 백용성 대종사 관련 문헌 자료

1) 문헌 조사 목록

동국대학교 불교학술원 불교기록문화유산 아카이브 사업단에서는 (재)

대각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백용성 대종사 총서 발간 및 전산화 사업을
위한 협력을 약속하고 2015년 장수죽림정사, 동국대학교, 원광대학교 등

에서 백용성대종사 관련 문헌자료 78점을 조사하고 이를 스캔 및 촬영을

통해 고해상도 디지털 사진 자료를 획즉하였다. 이에 목록은 다음과 같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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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기초조사번호 문헌명 간행사항
1 백용성_죽림정사_001 기미년3.1독립운동판결문 刊行年度不明
2 백용성_죽림정사_002 六字靈感大明王經(龍城 譯) 1937年
3 백용성_죽림정사_003 大佛頂首楞嚴經 卷1(龍城 譯) 1922年
4 백용성_죽림정사_004 歸源正宗(龍城 著) 1913年
5 백용성_죽림정사_005 禪門撮要 下(龍城 懸吐) 1568年(宣祖 1)
6 백용성_죽림정사_006 龍城禪師語錄 1941年
7 백용성_죽림정사_007 龍城大禪師壽宴詩 1924年
8 백용성_죽림정사_008 佛說大報父母恩重經(龍城 譯) 刊行年度不明
9 백용성_죽림정사_009 팔상록(용성 저) 1936年
10 백용성_죽림정사_010 晴空圓日(龍城 著) 1933年
11 백용성_죽림정사_011 首楞嚴經神呪撮要(龍城 譯) 刊行年度不明
12 백용성_죽림정사_012 釋迦史(龍城 著) 刊行年度不明
13 백용성_죽림정사_013 大方廣圓覺經(龍城 譯) 1924年
14 백용성_죽림정사_014 佛門入敎問答(龍城 著) 1913年
15 백용성_죽림정사_015 梵網經演義(龍城 譯) 1921年 寫

16 백용성_죽림정사_016
大佛頂首楞嚴經(선한연의)(龍城
譯)

1922年

17 백용성_죽림정사_017 佛子日頌(龍城 著) 刊行年度不明
18 백용성_죽림정사_018 佛說天地八陽神呪經(龍城 譯) 1928
19 백용성_죽림정사_019 詳譯科解 金剛經(龍城 譯) 1937年

20 백용성_죽림정사_020 대명소긔
1830年(純祖 30)
寫

21 백용성_죽림정사_021 覺說 梵網經(상중하 合編) 1933年
22 백용성_죽림정사_022 大乘起信論(龍城 譯) 1930年

23 백용성_죽림정사_023 芳名簿(大覺敎本部婦人修道院) 1933-1938年 寫

24 백용성_죽림정사_024 圖書目錄 1934年 寫
25 백용성_죽림정사_025 현우경 권1 刊行年度不明
26 백용성_죽림정사_026 賢愚經 권2 刊行年度不明
27 백용성_죽림정사_027 대각교의식절차 1927年
28 백용성_죽림정사_028 臨終訣(龍城 著) 1936年
29 백용성_죽림정사_029 覺海日輪(龍城 著) 1930年
30 백용성_죽림정사_030 大覺敎儀式(龍城 著) 1936年
31 백용성_죽림정사_031 龍城法語 　
32 백용성_죽림정사_032 龍城禪師語錄 　

33 백용성_죽림정사_033 鮮漢文譯 禪門撮要 附修心正路 　

<표 12> 불교학술원 백용성 대종사 관련 문헌 조사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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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龍城譯)
34 백용성_죽림정사_034 朝鮮語楞嚴經(龍城 譯) 　
35 백용성_죽림정사_035 心造萬有論(龍城 著) 　
36 백용성_죽림정사_036 신역대장경(금강경)(용성 역) 　
37 백용성_죽림정사_037 新譯大藏經 권1(금강경)(龍城譯) 　

38 백용성_죽림정사_038 覺頂心觀音正士摠持經(龍城譯) 　
39 백용성_죽림정사_039 금비라동자위덕경(용성 역) 　
40 백용성_죽림정사_040 천수경(千手經)(용성 역) 　
41 백용성_죽림정사_041 吾道는 覺(龍城 著) 　
42 백용성_죽림정사_042 吾道의 眞理(龍城 著) 　
43 백용성_죽림정사_043 修心論(龍城 著) 　
44 백용성_죽림정사_044 지장보살본원경(용성 역) 　
45 백용성_죽림정사_045 언문번역 법화경 하 　
46 백용성_죽림정사_046 조선글화엄경 첫권 　
47 백용성_죽림정사_047 조선글화엄경 둘ㅅ재권 　
48 백용성_죽림정사_048 조선글화엄경 세ㅅ재권 　
49 백용성_죽림정사_049 조선글화엄경 넷재권 　
50 백용성_죽림정사_050 조선글화엄경 다섯ㅅ재권 　
51 백용성_죽림정사_051 조선글화엄경 여서ㅅ재권 　
52 백용성_죽림정사_052 조선글화엄경 일곱재권 　
53 백용성_죽림정사_053 조선글화엄경 여덟ㅅ재권 　
54 백용성_죽림정사_054 조선글화엄경 아홉째권 　
55 백용성_죽림정사_055 조선글화엄경 열째권 　
56 백용성_죽림정사_056 조선글화엄경 열한재권 　
57 백용성_죽림정사_057 조선글화엄경 열둘재권 　
58 백용성_죽림정사_058 대방광불화엄경(친필)(제2책) 용성(백상규) 역
59 백용성_죽림정사_059 대방광불화엄경(친필)(제3책) 용성(백상규) 역
60 백용성_죽림정사_060 대방광불화엄경(친필)(제5-1책) 용성(백상규) 역
61 백용성_죽림정사_061 대방광불화엄경(친필)(제5-2책) 용성(백상규) 역
62 백용성_죽림정사_062 대방광불화엄경(친필)(제6책) 용성(백상규) 역
63 백용성_죽림정사_063 대방광불화엄경(친필)(제7-1책) 용성(백상규) 역
64 백용성_죽림정사_064 대방광불화엄경(친필)(제7-2책) 용성(백상규) 역
65 백용성_죽림정사_065 대방광불화엄경(친필)(제8책) 용성(백상규) 역
66 백용성_죽림정사_066 대방광불화엄경(친필)(제9-1책) 용성(백상규) 역
67 백용성_죽림정사_067 대방광불화엄경(친필)(제9-2책) 용성(백상규) 역
68 백용성_죽림정사_068 대방광불화엄경(친필)(제10책) 용성(백상규) 역
69 백용성_죽림정사_069 대방광불화엄경(친필)(제11책) 용성(백상규) 역
70 백용성_죽림정사_070 대방광불화엄경(친필)(제12책) 용성(백상규)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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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78점의 문헌 자료 가운데 32종은 백용성 대종사 총서의 디지털 원

문 자료로 사용이 되고, 모든 자료는 백용성 대종사 아카이브를 통해 서

비스될 것이다.

2) 백용성 대종사 총서 목록

백용성 대종사 총서 간행위원회는 사업의 결과를 토대로 최종적으로

백용성 대종사 총서에 수록될 문헌 32종을 선정하였는데, 이를 Ⅰ그룹은

번역 텍스트 총서로 Ⅱ그룹은 원문 영인본으로 정하였다. 그 목록은 다음

과 같다.

No. 총서 문헌명 번역
YT001 1책 용성선사 어록 신원(김병준)
YT002 1책 귀원정종 신규탁
YT003 1책 청공원일 신규탁
YT004 1책 수심론 범준(김영미)
YT005 2책 선문촬요 법상(정광균)
YT006 2책 심조만유론 한성자
YT007 2책 각해일륜 이재수
YT008 2책 임종결 정혜원
YT009 2책 대각교 의식 이성운
YT010 2책 석가사 한상희
YT011 2책 불문입교문답 한제인
YT012 2책 오도의 진리 한제인

<표 13> 백용성 대종사 총서 Ⅰ그룹 목록

71 백용성_죽림정사_071 대방광불화엄경(친필)(제13책) 용성(백상규) 역
72 백용성_죽림정사_072 대방광불화엄경(친필)(제14책) 용성(백상규) 역
73 백용성_죽림정사_073 대방광불화엄경(친필)(제15책) 용성(백상규) 역
74 백용성_개인소장_074 佈敎文 (康道峰)
75 백용성_동국대_075 대각교의식 1931
76 백용성_원광대_076 신역대장경 1922

77
백용성_원융호국사
_078

불조원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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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32종의 문헌에 대해서 현대 우리말 번역 자료를 제공하여

많은 사람들이 알기 쉽게 백용성 대종사의 사상과 숨결을 느끼도록 하였

다.

다음은 이에 해당하는 원문 이미지의 목록은 다음과 같다. 물론 이는

현재 작업하는 과정이어서 다소의 변동이 불가피하다.

YT013 2책 오도는 각 한상희
YT014 2책 대각교 중앙본부 도서목록 김광식
YT015 3책 범망경 십지품 연의 적연(신순남)
YT016 3책 각설범망경 적연(신순남)
YT017 3책 신역 대장경 금강경강의 김호귀
YT018 3책 신역대장금강마하반야바라밀경 김호귀
YT019 3책 상역과해 금강경 김호귀
YT020 4책 수능엄경 선한연의 정원(조철규)
YT021 4책 조선어 능엄경 정원(조철규)
YT022 4책 수능엄경 신주촬요 정원(조철규)
YT023 4책 금비라동자위덕경 정수(문선희)
YT024 4책 팔상록 혜명(김종두)
YT025 4책 각정심관음정사 총지경 김종인
YT026 4책 대방광원각경 김종인
YT027 4책 대승기신론 현석(김진현)
YT028 4책 육자영감대명왕경 황순일
YT029 4책 천수경 한상희
YT030 4책 지장보살 본원경 한상희
YT031 5책 조선글 화엄경 영석(이영석)
YT031 6책 조선글 화엄경 영석(이영석)
YT032 7책 신발굴자료 김광식　
YT033 8책 총목차 및 색인 　

No. 총서 문헌명 간행일 분량 계　

YI001 9책 龍城禪師語錄 1941.09.20 232 　

YI002 9책 歸源正宗 1913.06.10 210 　

YI003 9책 晴空圓日 1933.06.17 118 　

<표 14> 백용성 대종사 총서 Ⅱ그룹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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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I004 9책 修心論 1936.04.06 74 634

YI005 10책
(鮮漢文譯)선문촬요禪門撮要
(附修心正路)

1935.06.30
(1924.06.15초판) 268 　

YI006 10책 心造萬有論 1921.09.25 156 　

YI007 10책 각해일륜(覺海日輪) 1930.03.15 224 648

YI008 11책 臨終訣(全) 1936.09.30 60 　

YI009 11책 大覺敎儀式(대각교의식) 1931.09.01개정재판
(1927.10.20초판) 192 　

YI010 11책 석가사(釋迦史) 1936.07.15 160 　

YI011 11책 불문입교문답(佛門入敎問答) 1913.10.27 20 　

YI012 11책 吾道의眞理 1937.06.09 32 　

YI013 11책 吾道는覺 1938.03.10 28 　

YI014 11책 大覺敎 中央本部 圖書目錄 1934.10.00 130 622

YI015 12책 범망경 십지품 연의 1921.05.00 110 　

YI016 12책 覺說梵網經(上中下合編) 1933.01.31 374 　

YI017 12책 신역대장경 1936.9.30
(1922.01.12초간) 118 　

YI018 12책 新譯大藏金剛摩訶般若波羅蜜經 1922.01.30 92 　

YI019 12책 詳譯科解 金剛經(全)
1937.10.30

(1926.04.29.초판,
1935.8.10재판)

116 810

YI020 13책 首楞嚴經 鮮漢演義 1922.07.08 122 　

YI021 13책 朝鮮語楞嚴經 1928.03.30 178 　

YI022 13책
슈능엄경신쥬촬요(首楞嚴經 神
呪撮要)

(1913년 추정) 32 　

YI023 13책 금비라동자위덕경 1922.09.15 60 　

YI024 13책 팔상록
1936.11.10

(1922.09.08.초판,
1930.09.15재판)

168 560

YI025 14책 覺頂心觀音正士摠持經 1922.12.03 30 　

YI026 14책 大方廣圓覺經(全) 1924.06.15 188 　

YI027 14책 大乘起信論 1930.09.25 58 　

YI028 14책 六字靈感大明王經(全) 1937.10.13 30 　

YI029 14책 천수경(千手經) 1938.05.15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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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작업의 결과는 총서 출판의 기본 원고가 된다. 총서 발간 작업

이 완료가 되면 이를 전산화 작업을 통해 백용성 대종사 아카이브로 구

축된다.

4. 2차 자료에 수록된 백용성 관련 자료

백용성과 관련한 2차 자료에는 백용성이 잡지에 기고한 것과 아울러

백용성의 활동 상황을 보여주는 보도자료가 있다. 이런 대상은 2차 자료

라고 볼 수 있다. 이들은 백용성의 생생한 활동상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므로 연구적 가치가 높다. 이에 대한 현재까지 기초작업을 수행한 목록

들은 다음과 같다.

그런데 이는 아직 완결된 형태의 것이 아니다. 2016년 초반에 가야 비

로소 완결이 되므로 본 논의에서는 대략적인 작업의 과정만을 보여주고

자 한다. 향후 진전된 논의에서 이를 구체적으로 다시 논의할 것이다.

1) 잡지
(1) 朝鮮佛敎月報 ; 9건

YI030 14책 지장보살본원경 1939.04.18 122 478

YI031-1 15책 조선글 화엄경(권1～권6) 1927.11.05.-
1928.03.28 946 946

YI031-1 16책 조선글 화엄경(권7～권12) 1927.11.05.-
1928.03.28 804 804

YI031-2 17책 화엄경 원고 1 　 932 932

YI031-2 18책 화엄경 원고 2 　 992 992

YI031-2 19책 화엄경 원고 3 　 784 784

YI031-2 20책 화엄경 원고 4 　 790 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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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동불보 ; 2건
(3) 唯心 ; 1건
(4) 佛日 ; 1건
(5) 佛敎 ; 32건
(6) 불교시보 ; 18건
(7) 조선불교 ; 9건
(8) 禪苑 ; 10건
(9) 一光 ; 1건
(10) 三千里 ; 1건
(11) 홍법우(봉선사) ; 1건
(12) 金剛杵(재일불교유학생 기관지) ; 1건
(13) 回光 ; 1건

2) 신문 보도 자료
(1) 매일신보 ; 18건
(2) 동아일보 ; 8건
(3) 중외일보 ; 1건
(4) 신한민보 ; 1건
(5) 間島新報 ; 1건
(6) 조선일보 ; 1건
(7) 매일경제신문 ; 1건
(8) 대한불교, 불교신문 ; 9건
(9) 대한불교(부산 지역에서 발간) ; 1건
(10) 현대불교 ; 1건

3) 백용성 대종사 관련 내용이 수록된 전적류

백용성 관련 자료 가운데 전적류에 구록된 자료들의 목록은 다음과 같

다. 일제당시와 해방 이후, 출간된 책에서 백용성의 사상, 활동 등의 면모

를 단편적으로 볼 수 있는 자료도 적지 않다. 이는 현재까지 정리된 자료

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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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적류

(1) 조선불교통사 ; 이능화, 1918
(2) 布敎堂 調査表 ; 朝鮮佛敎一覽表(한국근현대 불교자료전집 권65,

1996)
(3) 조선의 유사종교 ; 조선총독부, 1935
(4) 연변문사자료 ; 연변의 불교
(5) 금강경 대강좌 ; 청담, 1977
(6) 환경대선사 회고록 ; 1982
(7) 산거일기 ; 김달진, 1990
(8) 회명문집 ; 1991
(9) 길림조선족 ; 1994
(10) 라훌라의 사모곡, 上 ; 김태신
(11) 산중일지 ; 지영사, 2003
(12) 한국불교 계율전통 ; 지관, 가산불교문화연구원, 2005
(13) 자비보살의 길 ; 고암, 1990
(14) 고암법어록 ; 2011
(15) 동산대종사 어록 ; 범어사, 1998
(16) 대주선사 어록 강설, 上 ; 대원 역, 불광출판부, 2013
(17) 사람, 시로 읽는 한국 근대인물사 ; 민음사, 2013
(18) 白相奎 신문조서 ; 韓民族獨立運動史資料集11(三一運動 I)
(19) 금오스님과 불교정화운동 ; 금오선수행연구원, 2008.
(20) 성철스님 행장 ; 글씨미디어, 2012
(21) 三笑窟 日誌 ; 鏡峰大禪師 日記 ; 극락선원, 1992
(22) 청산은 움직이지 않고 물은 멀리 흐르네 - 東侊 慧頭 禪師의 修道

傳法記
(23) 정본 한암일발록(월정사, 2010) ; 상권
(24) 한국불교 최근백년사 편년  ; 정광호, 1999
(25) 동산대종사와 불교정화운동 ; 2007, 영광도서
(26) 구도역정기, 원불교신서 2 ; 1988, 원불교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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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잡지류

(1) 법륜 1970년 3월호 ; 1건

(2) 불교 3호(1970.8) ; 1건
(3) 불광 ; 老師의 雲水시절 ; 7건, 조용명 기고

(4) 사상계 ; 1건
(5) 불교와 문화 12호(1999, 겨울) ; 1건

등이 있다. 이러한 자료들은 총서 발간을 통해 디지털화하고, 해당하는

내용들은 모두 아카이브로 구축될 것이다.

5. 백용성 대종사 관련 신발굴자료

현재까지 조사 발굴된 백용성 대종사 관련 자료들은 김광식교수가 발

굴한 것이 대부분이다. 그의 노고가 아니었더라면 세상에 알려지지 않고

사라져버릴 소중한 자료들이 비로소 빛을 보고 알려지게 되었다. 이러한

자료적인 가치는 물론 향후 연구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끼칠 것이다. 향

후 체계적 분석은 김광식교수의 논의를 참조하고, 본 논의에서는 간략하

게 그 대상만 열거한다.

1) 전적 및 문건의 유품 ;

⑴ 龍城大宗師壽宴帖
⑵ 망월사 만일참선결사회, 방함록 ; 1건
⑶ 용성 입적(1940) 당시 법어 ; 2건

⑷ 편지 및 엽서 ; 총 4건
⑸ 대각사 재산목록 및 등기권리증, 용성스님 제문 ; 3건

⑹ 해동 불조원류 ; 1건
⑺ 비문 ; 3건

⑻ 龍城大禪師眞影(1921)文 ; 1건

⑼ 선학원 문서 ; 3건
⑽ 조선불교 선종총림 및 선리참구원 관련 문서 ;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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⑾ 방함록 ; 1건

⑿ 해인사 퇴설선원 ; 1건

⒀ 용성과 경봉이 주고받은 편지 ; 14건
⒁ 용성이 동산에게 준 전법게 ;1건

⒂ 국사편찬위원회 소장, 용성 편지 ; 일본에서 입수한 자료 5건

⒃ 백용성이 阿部充家(아베 미쓰이에)에게 보낸 서한 등

2) 사진류 : 비명(행적, 공덕비), 진영

이번 작업을 통해 추가로 발굴된 다양한 자료들이 해당된다.

이와 같은 자료들은 백용성 대종사 아카이브를 통해 데이터베이스화되

고 서비스될 것이다.

Ⅳ. 백용성 대종사 아카이브의 과제

1. 백용성 대종사 아카이브 구축의 필요성

백용성 대종사 총서는 왜 아카이브로 구축되어야 하는가? 그 필요성을

살펴보자.

첫째 현실적인 문제로 기록유산의 보존의 필요성이다. 전국에 흩어져

있는 자료들은 분실․멸실될 우려가 크다. 근대문헌으로서 백용성 대종사

관련 문헌들은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보존해야할 가치를 가지고 있다. 아

직 알려지지 않는 기록을 보존하는 기록유산의 보존의 기능을 일차적으

로 수행하는 것이다. 기록유산들을 수집 보존하는 것은 매우 시급한 문제

이다. 이러한 기록유산의 수집과 관리가 늦어질수록 자료의 분실을 복원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기록유산을 수집하고 이를 분석함으로써 관련

연구 및 보존, 활용사업에 대한 평가와 미래의 계획을 세울 수 있게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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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둘째, 문화의 공공재로서 기록유산의 가치를 사회적으로 공유할 수 있

는 문화생산을 위한 집단 지식의 전수와 공유에 필요하다. 기록유산은 역

사적인 사실뿐만 아니라 과거의 기억들을 당시대에 해석하고 지식생산이

보태져서 사회적인 유통과 소비의 결과에 대한 살아있는 수많은 정보들

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기록유산을 보존 관리하며 불교내부는 물론 사회

적으로 공유해야하는 공공재로서의 보존과 활용을 위해서 필요하다.

셋째 백용성 대종사 아카이브를 구축하는 것은 불교의 문화유산을 지

키는 것일 뿐만 아니라 국가지식을 구축하여 대외적으로 연구자 및 콘텐

츠 생산자들에게 유용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2. 백용성 대종사 총서 원문 디지털화 작업

백용성 대종사의 활동은 국가와 불교계에 커다란 영향을 끼쳤다. 그

의 생애 자료는 물론 대각교운동 과정에서 생성된 자료들은 국가적으로

도 소중하다. 이 자료들을 보존하고 선양할 수 있도록 향후 자료의 발굴

과 집대성이 이루어지고 근현대불교의 발전적 담론으로 전개될 수 있도

록 디지털화(Digitize) 작업이 필요하다. 이로써 해당 자료에 대한 용이한

접근 및 대중적 열람이 가능해진다. 본 사업을 위하여 동국대학교는 (재)

대각회와 MOU(양해각서)를 체결하며 백용성 대종사 총서의 원문 스

캔과 그 보정작업을 수행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백용성 대종사 아카이브

의 기본적 자료를 생산하는 첫 단계를 마련하였다.

1) 사업 개요

▷ 작업 기간: 2015년 7월 ～ 2015년 12월(5개월)

▷ 주관 부서: 동국대학교 불교학술원 ABC사업단 집성팀 및 DB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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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작업 내역

① 원문 스캔 : 약 10,000쪽

② 원문 스캔 이미지 분할 및 보정
③ 유물 촬영 : 유묵, 금석문 등

3) 작업 역할 분담 내역

① 원문 스캔 및 목록 작성 ;

ABC사업단 집성팀 한상길 팀장, 최동순 팀원, 연구보조원 1인
② 이미지 분할 보정 ; 불교학술원 ABC사업단 DB팀

③ 이미지 검수 ; 불교학술원 ABC사업단 DB팀 이재수

4) 스캔 사양

5) 작업 일정

불교학술원에서는 2015년 7월에 준비 작업을 거쳐서 2015년 8월부터

스캐닝 작업을 시작하였다. 작업일정은 다음과 같다.

• 백용성 대종사관련 원문 10,000여 쪽

• 해상도 : 300～400dpi

• 파일형식: JPG(jpeg)

• 파일크기: 10mb

• 스캐너: Book2net Kiosk Public Scanner

구분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용성선사 어록
귀원정종
청공원일
수심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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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캔수량 계산은 일반연구원 및 연구보조1명 추가 기준으로 1일 150면

을 스캔, 1주일 600면 스캔, 1달 2,400면 스캔으로 예상하여 작업하였다.

불교학술원 ABC사업단 DB팀에서는 획득한 디지털 이미지는 리터칭 작

업을 통해 품질을 고르게 유지하고 향후 활용을 위해서 스캔한 이미지를

분할 보정 작업을 수행하였다.

선문촬요
심조만유론
각해일륜
임종결

대각교 의식
석가사

불문입교문답
오도의 진리, 오도는 각,
대각교중앙본부도서목록
범망경 십지품 연의
각설범망경

신역 대장경 금강경강의
신역대장금강마하반야바라밀경

상역과해 금강경
수능엄경 선한연의
조선어 능엄경
수능엄경 신주촬요
금비라동자위덕경

팔상록
각정심관음정사 총지경

대방광원각경
대승기신론

육자영감대명왕경
천수경

지장보살 본원경
조선글 화엄경, 1～12권
화엄경 번역 친필 원고

신발굴 추가자료
원본확보 및 촬영이 수시진행 관계로 오차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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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작업을 통해서 백용성 대종사 관련 문헌 73점을 조사하고

촬영 및 이미지를 획득하였다. 이는 향후 아카이브의 기본적인 자료로 구

축될 것이다.

3. 백용성 대종사 아카이브의 DB구축 및 표현 전략

백용성 대종사 아카이브는 기본적으로 백용성 대종사의 생애와 사상을

살펴볼 수 있게 정리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백용성 대종사의 연보를 정

리하고, 생애사의 관점에서 각 저술한 문헌들과 연계해서 정일해야 할 것

이다.

백용성 대종사 아카이브의 DB작업은 위의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진행될 것이다. 우선 백용성 대종사 총서가 기본 자료로, 부가자료 및 신

<그림 2> 백용성 대종사 아카이브 DB 작업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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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굴자료에 대한 분류작업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디지털화

하고, 메타데이터를 작성해야하며, 콘텐츠 관리기를 통해 데이터를 관리

하는 체계를 세워야 한다. 각 텍스트 자료들은 XML문서로 전환해서 상

세 태깅작업을 거쳐야 한다.

백용성 대종사 아카이브 데이터베이스의 구조를 살펴볼 수 있는 설계

테이블은 다음과 같이 작성될 것이다. 그 작업안은 다음과 같이 제안 할

수 있다.

1) 권한(YSC_AUTHORITY_TBL)
2) 관리자(YSC_MNGR_TBL)
3) 관리자권한(YSC_MNGRAUTH_TBL)
4) 백용성대종사 연보 정보(YSM_TIME_INFO_TBL)
5) 백용성대종사총서 목록정보(YSC_INFO_TBL)
6) 백용성대종사총서 원문 이미지정보(YSC_IMGINFO_TBL)
7) 백용성대종사총서 원문 이미지 페이지 정보(YSC_IMGPAGE_TBL)
8) 백용성대종사총서 번역문 페이지 정보(YSC__KORPAGE_TBL) 
9) 백용성대종사총서 분류체계(YSC_SYSTEM_TBL)
10) 백용성대종사총서 주제분류(YSC_THEMESYSTEM_TBL)
11) 백용성대종사총서 검색 색인 정보(YSC_SCH_INFO_TBL)
12) 백용성대종사총서 문헌 명칭 정보(YSC_SUTRANAME_INFO_TBL)
13) 백용성대종사총서 신발굴자료 정보(YSC_NEWCOL_TBL)
14) 백용성대종사총서 관련 사진 정보(YSC_NEWPHO_TBL)
15) ABC 신집성문헌 목록정보(ABC_NCB_INFO_TBL)
16) ABC 신집성문헌 이미지목록(ABC_NCB_IMGINFO_TBL)
17) 부가서비스 정보(YSC_SVC_TBL)
18) 웹서비스 회원 정보(YSC_USER_TBL)
19) 웹서비스 회원_부가서비스(YSC_USER_SVC_TBL)

<표 16. 백용성대종사 아카이브 DB의 설계 테이블(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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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DB 전체에 대한 권한 및 관리자 권한을 부여하고 DB에 접근하

여 작업을 수행할 인력들에 대한 관리 및 작업 권한을 부여한다. 백용성

대종사 연보를 중심으로 백용성 대종사 총서 목록정보를 구축한다. 이후

로는 원문과 번역문, 분류체계, 검색색인, 사진 등 부가정보에 대한 관계

망을 정리한다. 또한 ABC DB의 신집성문헌과 연계하여 서비스할 수 있

도록 DB구조를 설계해야 할 것이다.

백용성 대종사 아카이브는 기본적으로 대중들을 위한 서비스에 초점이

맞춰져야 하는데, 화면의 표현은 동국대 불교기록문화유산 아카이브20)를

참조할 수 있다. 불교기록문화유산 아카이브의 통합대장경은 통합뷰어를

통해서 고려대장경 원전 이미지와 원전 텍스트, 한글대장경 번역본을 동

시에 열람할 수 있는 기능을 지녔다. 이는 현재는 통합대장경에만 국한되

는 뷰어이지만, 향후 원전 이미지, 검색 가능한 원전텍스트, 이에 대한 한

글번역을 함께 제공하는 ABC 기본 서비스 플랫폼으로 확장될 것이다.

현재 한국불교전서 검색시스템은 현재 원전 텍스트만 제공되고, 신집성문

헌은 원전 이미지 중심으로 제공되므로 사용자에게 유의미한 정보제공을

위한 확장 플랫폼이 통합대장경 모델인 것이다.

통합대장경에는 개인 맞춤형 서비스 정보를 설정하도록 하였다. 여기

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들의 설정 기능은 경전 원문·번역문 보기 정보,

경전 라인정보 · 표점 · 각주 보기 정보, 통합뷰어 원문 · 번역문 · 이미

지 보기 정보, 참고문헌 표기 방식 정보, 글자크기 정보 등의 각종 정보

를 표준적으로 세팅하고, 사용자의 요구에 따라 설정하도록 하였다.

현재 ABC의 통합대장경 서비스 시스템에서 구현하고 있는 검색기능은

검색어 자동완성 기능, 연구자용 상세검색 인터페이스, 메타데이터 검색,

검색결과 건수 및 목록별 출현 건수 표시, 외부사이트(한국교육학술정보

원, 네이버 전문자료) 연계검색 등이다.

20) http://kabc.dongguk.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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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사례로 하여 향후 다양한 활용도를 보장하기 위해 검색어 및 열

람자료 누적 기능을 통해 향후에 검색어 통계 활용을 위한 검색어 자동

완성, 추천검색어, 인기검색어 등의 기능을 구현해야 한다. 열람자료 통계

를 구현하여서 대중들의 요구를 반영해서 추천콘텐츠, 인기콘텐츠 등의

자료를 시스템에 반영하기 위한 장기적인 설계이다. 나아가 신규 콘텐츠

및 추가 자료에 대한 원활한 검색을 보장하도록 설계하도록 해야 한다.

판본비교 기능은 서로 다른 판본 이미지를 비교 열람이 가능하도록 해

야 한다. 동일한 문헌의 각 판본 간의 비교를 통해 사용자가 원하는 정보

를 얻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먼저 ‘판본 선택 기능’. ‘판본간 권, 페이지 이동 기능’을 주

요한 기능으로 정리해야 한다. 편의기능으로 원문이미지 표시 기능을 구

현해야 하는데, 여기에는 원문이미지 확대 및 축소 기능, 페이지 맞춤 기

<그림 3> 백용성 대종사 아카이브 화면 표시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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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 가로폭 맞춤 기능, 원본크기 맞춤 기능 등의 다양한 기능이 구현되어

야 한다.

다음으로 백용성 대종사 아카이브 검색은 이용자들은 메인페이지의 검

색창에 자신이 원하는 검색어를 입력하여 아카이브 시스템의 세부 내용

을 검색할 수 있다. 검색된 결과는 아카이브 내부자료와 외부자료인 학술

정보와 포털사이트를 분류해서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서비스 시스템은 사용자의 편의성에 맞추어 다양한 개인화 서비스를

통해서 누구나 손쉽게 불교기록문화유산을 접근하고, 이를 통해 당 시대

의 불교 지식과 문화를 느끼고 향유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

해 나갈 것이다.

<그림 4> ABC의 판본비교 기능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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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백용성 대종사 아카이브의 과제

아카이브시스템의 작업 단계는 3단계가 있다.21)

첫째, ‘원자료 아카이브구축 단계’에서는 원천 자료 수집을 통해 원자료

아카이브 시스템에 보관하고, 메타데이터를 작성하고 입력하는 단계이다.

이는 기본적인 목록을 구축하고 분류작업을 통해 자료보존과 향후 작업

을 위해 저장을 하는 것이다.

둘째 ‘디지털 아카이브구축 단계’는 이전의 작업된 목록을 바탕으로 자

료를 다양한 활용이 가능하도록 전산화하고, 디지털 포맷으로 재생산하고

각 자료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DB를 구축한다. 아울러 이를 통

해 인터넷 서비스를 수행한다.

셋째 ‘아카이브활용의 단계’는 기존에 구축된 자료를 기반으로 정보마

이닝을 비롯한 다양한 검색방법을 통해 의미있는 자료를 재생산하는 방

법을 통해 이용자가 요구하는 정보를 재가공하는 것이다.

백용성 대종사 아카이브는 세 번째 활용을 염두에 두고 구축할 것이다.

다양한 사용자가 원하는 의미 있는 정보를 검색해 제공하는 것이 관건이

다. 수많은 정보 속에서 의미있는 정보를 검색하는 정보마이닝을 통해 새

로운 지식을 창출하며, 많은 양의 데이터를 분석해서 관련 정보와 이용자

가 사용할 수 있는 원하는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백용성 대종사 아카이브는 그 구축의 대상이 되는 기록문화유산이 디

지털의 형태로 보존되고, 다양한 의미론적 구조로 분류되어 또 다른 기록

을 생산하고 문화를 창조한다는 목적으로 출발여야 한다. 나아가 누구나

활용할 수 있는 가치를 지향해야 한다. 백용성 대종사의 사상과 실천운동

은 근대시기 우리 민족의 주체성과 자긍심을 드높이는데 커다란 기여를

했다. 나아가 이러한 정신은 많은 이들에게 감동과 다양한 가치를 선사할

21) 박순철, 디지털 아카이브시스템의 구축과 활동-20세기민중생활사아카이브를 중
심으로- , 영남학 14호(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 2008.12), p.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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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이를 대중에게 개방하여 전문가와 대중이 함께 하는 개방적이고,

누구나 활용이 가능한 문화자원이라는 정체성을 확립해야 할 것이다. 이

를 위하여 보존과 활용의 두 가지가 가능한 디지털 아카이브를 구축하는

데 필요한 과제를 정리해보고자 한다.

첫째, 아카이빙을 위한 디지털화의 목적과 가치에 대한 대중적인 합의

와 논의 구조를 거쳐 각계의 의견을 담아가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미

백용성 대종사 총서 발간을 위한 위원회 활동을 통해 논의구조를 확보하

고 이를 통해 다양한 고려사항에 대한 충분한 논의를 수행해 왔다. 향후

아카이브가 구축되면, 이를 유지하고 관리 및 업그레이드하고 활용하는

다양한 분야에서 논의가 필요하다. 백용성 대종사 관련 자료는 공공재적

성격에 따라 다양한 활용을 위해 전문성을 지닌 연구와 관리가 함께 진

행되어야 한다.

둘째, 아카이빙 대상선정의 우선사항에서 고려해야할 것은 디지털화

이후 서비스 측면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향후 백용성 대종

사 총서의 작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후속자료들이 지속적으로 정리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대각교의식과 같은 저술은 1927년 초판과 1931년 개

정재판이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이는 대각교의 의례와 의식을 체계화하

는 과정의 변천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이다. 이러한 다양한 판본을 지속

적으로 발굴하여 판본을 비교하여 열람이 가능할 수 있도록 이미지뷰어

를 개발하여야 한다. 이러한 비교는 다양한 후속연구에 도움이 될 것이

다.

셋째, 보존과 활용 위한 디지털화의 목적, 처리절차, 품질관리 등에 대

한 체계적 계획을 세울 것이다. 디지털화 된 다양한 포맷의 자료는 원본

의 사본의 역할을 한다. 이를 기반으로 다양한 작업이 이루어질 것이다.

넷째, 디지털화된 이미지는 기본적으로 고품질로 제공되어야 한다. 사

업의 과정에서 원천자료의 획득을 위한 촬영 작업에서 고품질 전문촬영

팀을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이러한 원본은 다양한 작업을 통해 서비스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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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다양한 포맷으로 2차 디지털화 작업을 거치고 있다. 아울러 작업된 파

일에 대한 전문인력의 활용과 품질검사를 통한 품질을 확보할 것이다.

다섯째, 보존방안으로 장기저장매체, 보존환경과 시스템, 자료의 메타데

이터, 보존 포맷, 백업, 복구 및 업그레이드 방안 등이 검토되어야 한다.

Ⅴ. 결 어

본 논의를 통해서 한국 불교 근대사에 중요한 영향을 끼친 백용성 대

종사 아카이브를 구축하는 문제에 대해 논의하였다. (재)대한불교 대각회

에서 주관하고 대각사상연구원과 동국대 전자불전문화콘텐츠연구소가 수

행하고 있는 백용성 대종사 총서 간행사업의 결과를 반영하여 이를 전산

화하는 것은 전자불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는 것이다. 이는 대장경을

한글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다양한 사상을 펼치고 민족운동과 대각교운동

을 펼쳐 백용성 대종사의 진면목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근대

불교의 역동적인 상황을 연구할 수 있는 기초적인 자료가 될 것이다.

그동안 동국대가 수행해온 불교전적 전산화사업의 성과를 기반으로 이

러한 사업이 진행될 수 있었다. 전자불전문화콘텐츠연구소의 한글대장경

개역전산화사업, 불교학술원의 불교기록문화유산 아카이브 구축사업 등의

성과가 백용성 대종사 아카이브의 기반이 되었다. 이러한 성과를 이어서

백용성 대종사를 수집하고 보존하며, 활용을 기본 목적으로 백용성 대종

사 아카이브는 구축될 것이다.

본 논의를 통해서 백용성 대종사 관련 자료들의 성격과 그 내용을 간

단히 정리하고, 이를 전산화하고 정리하여 아카이브로 구축하여 서비스할

것에 대해 전리하였다. 백용성 대종사 아카이브의 모델을 불교기록문화유

산 아카이브로 상정한다. 나아가 향후 문화콘텐츠 연계와 인문정보학의

모델이라는 복합적인 관점을 지향해야 함을 검토 하였다. 본 논의를 바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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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백용성 대종사의 근대불교에서의 역할을 주목하고, 그의 사상과 실

천의 다양한 가르침의 가치를 발견하고자 한다. 나아가 이를 아카이브 서

비스를 통해 사회적으로 소통하여 다양한 이용자들의 복합적인 활용이

가능한 아카이브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에 이바지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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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A Study for Establishing Archives of

the Grand Master Baek Yongseong

LEE, Jae-Soo*22)

This paper is the study for the issue to discover the logs related

to the great religious leader, Baek Yongseong who gave a

significant influence to the modern buddhist history in Korea, and to

establish digital archives for use.

I applied the results of publication project for the collections of

the great religious leader Baek Yongseong, which is hosted by

Daehan Bulgyo Daegakhoe Foundation and implemented by Daegak

Sasang Research Center and Digital Buddhist Sutra Cultural

Contents Research Center of Dongguk University. Such a project is

very meaningful in the aspects of preservation and use of Buddhist

archival cultural heritages.

For this research, I discussed first what the record was, and

what sort of cultural implications digital archives had. The Archives

of the great religious leader Baek Yongseong is to set up the new

change of Digital buddhist sutras. For this discussion, I selected

ABC (Archives of Buddhist Cultures) in the Buddhist Academy of

22)* Assistant Professor, Academy of Buddhist Studies in Dongguk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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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ngguk University as the model of the great religious leader Baek

Yongseong Archives.

Because this is taking a part of newly collecting literatures in the

aspects of collecting and discovering Buddhist literatures carried by

Buddhist Academy. And also the collections of the great religious

leader Baek Yongseong, focusing on figures, will be a model of

archives by topics in the future. Through this discussion, I look

forward to having various application plans for developing

researches on the modern Buddhism and ethic spirits, and promoting

buddhist cultures as a model of archives on Korean figures.

For this, I looked over a long-term issue to establish the great

religious leader Baek Yongseong Archives.

I hope such a discussion could discover the true face of the great

religious leader Baek Yongseong, who strived to recover the

identification of Korean Buddhism and Ethnic independence, and

spread the true teachings of the great leader Baek Yongseon, who

practiced faithful practical movements based on the thought of

Daegak (Great Enlightenment) which would lead a new generation.

Furthermore, I'd like to have this for collecting and preserving

Buddhist Archival Heritages and use for social practical implements

based on its value.

Key Words : Baek Yongseong, Buddhist Archives, Buddhist Archival

Cultural Heritages, Buddhist Archival Cultural Heritage

Archives, Daegak Sasang, Digital Archive, Digital Buddhist

Sutras, Modern Buddhism, Grand Master Baek Yongs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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