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령 기반 분류체계의 유형 분석을 통한 
기반 기록분류 개선 방안 연구BRM  *

   

Improving  the  Records  Classification  System  Based  on  the 
Business  Reference Model  (BRM)  Through  an  Analysis  of 
Legislative  Classification  System  Types*

OPEN ACCESS

박지영  (Ziyoung  Park)

E-mail: zgpark@hansung.ac.kr

한성대학교 인문학부 교수

논문접수 2024.4.19

최초심사 2024.4.20

게재확정 2024.5.12

초    록

본 연구의 목적은 공공영역에서 활용되고 있는 분류체계를 법령을 기반으로 수집하여 

분석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공공기록물의 분류체계를 개선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검색된 건의 법령 조문에서 여 개의 분류체계를 추출하여 375 80

분석했다 먼저 분류체계의 형식을 리스트 표 계층분류로 구분했으며 분류체계의 관리 . , , , 

유형 가지와 기능 가지를 조합하여 가지 분류체계 활용 유형을 제시했다 활용 유형별 3 2 6 . 

모델 중에서도 공공기관의 핵심 업무에 활용되는 분류체계는 개발주체와 활용주체가 

동일한 경우가 많았으며 타 기관의 분류체계를 도입한 경우에도 활용 기관의 필요에 , 

따라 일부를 수정할 수 있었다 타 기관의 분류체계를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의 대부분은 . 

핵심 업무 보다는 참조업무에 활용하고 있었다 그런데 기록관리 분야에서는 기록분류나 . 

처분과 같은 핵심 업무에 타 기관에서 개발하여 관리하는 분류체계 항목을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적용하고 있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록분류체계의 구조적인 개선이 .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핵심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별도의 기록분류체계를 개발하거나 . 

기존 분류체계를 수정 보완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더불어 기록관리 분야의 기록처분 · . 

기준 및 지침을 타 법령의 관련 조문에도 적용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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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aims to analyze classification systems used in the public sector, collected 

based on legislation, and to improve the classification system for public records. From 

the Korean Law Information Center, 375 legislative clauses were searched, revealing 

about 80 classification systems. These systems were initially divided into lists, tables, 

and hierarchical classifications. Six types of classification system uses were proposed 

after combining three management types and two system functions. Among these models, 

classification systems used for core operations in public agencies often had the same 

entity as both developer and user. While systems adopted from other institutions were 

often modified as needed, they were predominantly used for reference tasks rather 

than core operations. However, in records management, crucial tasks such as record 

classification and disposal commonly use unmodified classification system items 

developed and managed by other agencies. Consequently, this study proposes that 

structural improvements are necessary for the record classification system. It suggests 

developing dedicated classification systems to support core functions or modifying 

existing systems and also applying records management disposal standards and guidelines 

to other relevant legislative provi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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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1. 

공공기록 관리에서 기록분류는 기록의 등록에서부터 처분에 이르는 전 과정을 지원하는 중요한 프로세스이며 

기록분류체계는 기록분류를 위한 통제도구이다 특히 기록관리 분야에서는 분류 정보를 통해 기록을 검색하는 . 

것보다 분류 정보에 연계된 처분행위와 같은 기록관리 정보에 더 주목한다 일반적으로 정보관리 분야에서도 정보. 

검색과 연계를 위해 분류체계를 활용하고 각 분류항목마다 식별기호를 부여한다 그러나 식별기호에 보존기간이, . 

나 공개여부를 직접 배정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분류정보가 잘못 부여된다면 검색에서 제외될 수는 있지만 정보 . , 

자체가 폐기심사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 특히 업무기능 기반의 기록분류체계는 기록의 등록에서부터 처분에 이르. 

는 전 과정을 문서화하기 위한 핵심 도구가 된다 우리나라에서는 기록물분류기준표와 기록관리기준표가 이 역할 . 

을 담당하고 있다 정보 거버넌스의 관점에서 보면 국가 차원에서 국정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위해 기록물관. , 

리기관에 공공기록을 관리할 책임과 권한을 부여한 것이다 따라서 기록관리기준표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여 기록. 

의 분류와 처분에 관한 사항은 법령에 규정되어 있으며 관련 기관들은 서로 협력하여 규정된 바를 실행해야 한다, .

한편 기록관리 분야는 년 이후 기록분류체계를 차례 개정한 바 있다 년까지는 공문서 분류번호 2000 2 . 2003 ‘

및 보존기간표를 사용하여 세부 항목별로 보존기간을 책정했으나 보존기간 책정이나 업무 현황 반영에 한계가 ’ , 

있었다 이에 기록관리 분야에서는 기록물분류기준표를 도입하여 기록물을 분류하고 보존기간을 책정했다 국가. ‘ ’ (

기록원 년 이후에는 공공업무의 철저한 기록화 를 위해 정부기능분류체계, [2022]). 2007 ‘ ’ (Business reference 

를 기록분류체계로 도입하였고 현재까지 의 단위과제를 기준으로 보존기간을 책정하고 있다model, BRM) , BRM . 

기록관리 분야뿐 아니라 다른 공공기관에서도 핵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분류체계를 개발하고 관리하지만, 

분류체계를 수정 보완하는 것이 아니라 비교적 짧은 기간에 분류체계 자체를 차례나 바꾼 사례는 보기 어렵다· 2 . 

그런데 이렇게 역동적으로 기록 분류체계를 바꿔왔음에도 보존기간 책정과 관련된 기록분류의 문제는 반복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남서진 임진희 설문원 설문원 이승억 행정학 분야에서 ( , , 2017; , 2013a; 2013b; , , 2020). BRM 

정비를 위한 연구에 따르면 행정학계에서는 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현업에서 을 BRM , ‘ BRM

가장 활발하게 활용하고 있는 국가기록원의 수요 로 기록관리를 위한 연구들이 이루어져 왔다 차세영 윤광석’ ( , , 

2023, 3).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을 기록분류체계로 적용할 때 나타나는 문제를 기록관리 분야에서 공공영BRM

역 전체로 확대해서 분석하고자 했다 다른 공공영역에서도 기록관리 분야와 같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분류체계. 

를 활용하고 있으며 법령에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국외의 기록관리 사례를 분석하는 대신에 국내의 다른 , . 

공공영역에서 분류체계를 업무에 적용하는 방식을 살펴봄으로써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얻거나 적어도 이전에는 , 

눈에 띄지 않았던 다른 측면의 문제점과 시사점을 발견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공공영역. 

을 대상으로 업무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분류체계 현황을 분석하여 기록분류체계 개선에 필요한 시사점을 도출하

고 개선안을 제안하는 것이다.

공공영역에서 활용되는 분류체계를 찾기 위해 법제처의 국가법령정보센터 플랫폼을 활용했다 법령을 대상으로 . 

분류체계를 수집한 것은 공공영역의 특성상 업무에 반드시 활용해야 하는 핵심 분류체계를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분류체계 자체나 활용 가이드 등은 별도의 플랫폼에서도 제공할 수 있지만 분류체계의 개발이나 . , 

관리 근거는 법령에 규정된 것이 가장 명확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분류를 키워드로 검색하. ‘ ’

여 법령에 규정된 다양한 분류체계를 확인하고 기록분류체계의 사례와 비교 분석하였다 단 키워드 검색을 통해 , . , 

포착하지 못한 분류체계가 있을 것이며 업무를 지원하는 정보관리 도구의 유형도 다양하므로 분류체계만으로 , , 

기록관리를 위한 통제도구의 모든 측면을 포괄할 수는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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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기반 기록분류2. 

기록분류의 원칙과 기능2.1 

업무기반 기록분류의 이론적 바탕이 된 에 따르면 기록은 조직이나 개인이 법적 KS X ISO 15489-1:2016 , ‘

의무를 수행하거나 업무 처리행위 중에 증거와 자산으로 생산 접수 및 유지하는 정보이다 이때 기록이, ’ (2021, 3). 

라는 정보자원에 내재된 맥락을 분석하고 검색을 지원하는 것은 분류체계나 색인작성을 위한 통제어휘가 가진 

공통적인 기능이다 특정 기록이 업무 행위와 관련되었음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업무분류체계를 적용하고 업무 . , 

행위와 관련된 주제나 장소 개인이나 단체의 이름을 검색어로 부여할 수 있다 그런데 기록분류는 기록의 검색과 , . 

색인 외에 처분이나 접근과 같은 다른 기록관리 프로세스도 지원한다.

또한 에서는 기록분류를 범주 속에 업무활동 및 또는 기록을 체계적으로 확인하고 KS X ISO 15489-1:2016 ‘ /

정리하는 것으로 업무분류체계는 기록과 그 생산 맥락을 연결하는 도구로 정의한다 분류 프로세스를 통해 기록’ , ‘ ’ . 

과 그 기반이 되는 업무를 적절한 계층에서 연결하고 개별기록과 기록집합을 연계하여 업무 활동에 대한 연속적인 , 

기록을 제공하는 것이다 그리고 최신의 통제도구를 참고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으로 기록 통제도구를 검토할 것도 . ‘ ’

권고한다 즉 현대의 현용기록 관리 환경에서는 사전에 분석한 업무기능에 따라 분류체계를 (2016, 2, 5, 18). , 

미리 구축하고 개별 분류항목에 기록을 할당하여 기록의 처분과 접근 등의 프로세스를 함께 진행하도록 지원한다, . 

이와 관련하여 을 보면 기록관리를 위한 평가 결과는 기록 통제도구를 개발하는데 KS X ISO TR 21946:2018 , 

이용될 수 있으며 이 때 기록 통제도구에는 메타데이터 스키마 업무분류체계 접근과 허용규칙 처분지침이 포함, , , , 

된다 또한 평가 결과를 통해 기록관리 절차뿐 아니라 정보 거버넌스 방침과 절차를 개발하거나 개정할 수도 있다. 

(2022, iv, 18).

이와 같은 원칙은 공공기록물 관리체계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에 따르면 공공기록 관리에서 처분. NAK 4:2021

지침으로 활용하는 기록관리기준표의 구조를 보면 에 기록관리 항목이 연계되어 있다 분류체계 최하위 계층BRM . 

인 단위과제에 보존기간이나 보존기간 책정사유와 같은 정보를 적용해야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기록분(2021, 3). 

류는 업무 맥락을 반영할 뿐 아니라 처분이나 접근을 포함한 기록관리의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서 적용하고 관리해

야 한다.

우리나라의 기록분류체계2.2 

기록물분류기준표2.2.1 

우리나라의 공공기록물관리 제도에서 기록물분류체계의 도입은 분류체계를 개정한 것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보존기록이 기록물관리기관에 이관된 이후부터 시작되었던 회고적 관점의 기록관리체계가 기록의 생산시점에서

부터 기록을 통제하는 기록보유 체계로 확장된 계기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기록물분류기준표의 도입 . 

준비단계에서 분류기준표의 의의를 기록관리 와 구분되는 기록보유 의 ‘ ’(records management) ‘ ’(recordkeeping)

관점에서 분석한 이승억 의 연구가 있다 이승억 은 분류기준표가 기록의 생산에서 처리에 (2001) . (2001, 34-43)

이르는 전 단계를 규정하는 절대적 중요성을 지닌다고 강조했으며 분류기준표 제도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 

다 첫 번째 특징은 포괄적 문서화 로서 업무활동을 기관별 단위업무에 따라 충실히 문서화하는 . ‘ ’(documentation)

것이다 포괄적 문서화는 결재기록 중심의 건 단위 기록의 등록과 보존에서 업무활동의 입안과 종결까지 전 과정의 . 

기록물 등록과 보존을 의미한다 이때 분류기준표는 기록물 등록을 위한 기준표가 되고 보존장소나 보존방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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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지정하는 처리일정표가 되며 기록의 검색을 위한 색인체계의 역할을 수행한다 두 번째 특징은 조직과 업무, . 

활동 기록이 연계된다는 점이다 단위업무를 중심으로 조직과 업무활동이 연계되는데 이때 단위업무는 공통업무, . , 

와 고유업무로 구분된다 세 번째 특징은 보존기간 책정기준의 이원화로서 생산기관에서 분류기준표를 기준으로 . 

적용한 보존기간과 보존기간 종료 후 기록물 관리기관에서 재책정하는 보존기간으로 나뉜다 이는 생산기관에서 . 

시행되는 보존기간보다 기록물관리 전문기관의 보존기간 책정을 중시하는 것이다.

기록물분류기준표 도입 이후 박유진 은 기록물분류기준표의 운영 원칙을 정리했는데 그 첫 번째(2003, 61-68) , 

가 분담과 협력에 의한 운영이다 분류기준표 작성과정이 처리과의 신청과 자료관이나 정부기록보존소와 같은 . 

당시 기록물관리기관의 지도와 감독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이때 분류기준표의 제정권자는 현재의 국가기록원. 

에 해당하는 정부기록보존소였다 두 번째는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른 탄력적 운영이다 탄력적 운영은 단위업무 . . 

관리의 효율성과 단위업무 설정기준의 유연성으로 다시 구분된다 기존의 공문서 분류번호 및 보존기간표가 정부. 

조직 전체를 대상으로 일괄적으로 작성하고 고시하는 방식에 비해 분류기준표를 바탕으로 단위업무별로 보존기간

을 책정하는 방식이 더 효율적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리고 단위업무의 설정 기준으로 기록물의 종류나 기능. , 

성격을 모두 고려한다는 점도 유연한 운영의 특징으로 제시했다 기록분류가 기록의 편철과 보존을 결정하므로 . 

기능뿐 아니라 기록물의 특성도 반영해야 하는 것이다 또한 국회 법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각급 학교 등은 . , , , 

자체적인 분류기준표를 운영할 수 있다는 점도 탄력성에 포함된다 마지막으로는 전산관리방식을 통해 분류기준. 

표의 변동내역을 시스템 내부에 저장하고 관리하는 점을 꼽았다.

그런데 기록물분류기준표는 다시 기록관리기준표로 대체된다 이 시기에 설문원 은 공공업무 수행의 . (2006) ‘

철저한 기록화를 위해 가장 주목할 도구가 기록보유일정표이며 이에 해당하는 기록물분류기준표를 분석하고 ’ ‘ ’ , 

새로운 기록관리 환경에서 이 도구가 어떻게 재설계되어야 하는지를 유형 구조 구성요소를 중심으로 제안했다, , . 

이 과정에서 설문원은 호주와 미국의 보유일정표를 비롯하여 국외의 전자기록관리시스템 기능표준 등을 함께 

분석했다 호주나 미국의 경우에는 기록유형에 따라 기록물 기술정보와 처분지침이 부여되는 데에 반해 우리는 . 

처리과 하위의 단위업무에 처분지침이 부여되는 차이가 있었다 설문원은 우리나라의 기록물분류기준표는 단위업. 

무가 조직 단위인 처리과 분류에 귀속되어 있고 하위의 업무별 기록에 대한 설명이 없어 기록의 생산이나 획득에 

대한 지침으로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에서 각 업무활동으로부터 생산되는 기록을 표현하는 요소. ISO 15489 ‘ ’

로 호주의 기록 기술 과 미국의 시리즈 기술을 꼽았는데 우리나라의 분류기준표에서는 이 요소가 미흡하다는 ‘ ’ ‘ ’

것이다 그래서 분류기준표와 같은 보유일정표를 재설계하기 위한 원칙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설문원. ( , 2006, 

첫째로 유형 측면에서는 공통 보유일정표와 기관별 고유 보유일정표를 구분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214-217). , 

기록유형별 보유지침 및 주요사업별 보유지침을 개발해야 한다 다음으로 구조 측면에서는 과 연계하여 기능 . BRM

모형을 갖추는 것이다 이 때 현행 업무체계를 근간으로 하는 과 달리 기록분류체계는 사라진 업무를 기반으. BRM , 

로 생산된 기록도 분류해야 하므로 안정적인 운용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구성요소 측면에서는 보유일정표에 . 

기록유형에 대한 설명과 가변시점 처분기록 을 포함한 기록처분의 기산점 등을 추가할 것을 (contingent records)

제안했다.

정부기능분류체계와 기록관리기준표2.2.2 

현재 우리나라의 공공기록물 처분지침에 해당하는 도구는 기록관리기준표이고 기록관리기준표에서는 업무활, 

동의 기록화를 위해 의 최하위 단계인 단위과제를 기록관리 항목을 부여하는 단위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다BRM . 

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공공기록물법 이 제정되면서 이 기록분류체계로 도입된 것이다 기록2007 ( ) BRM . 

은 집합적으로 관리되어야 하므로 보존기간과 같은 기록관리 항목이 단위과제 수준의 기록집합에 적용되는 것은 



법령 기반의 분류체계 유형분석을 통한 기록분류 개선 방안 연구   143

https://jksarm.koar.kr https://doi.org/10.14404/JKSARM.2024.24.2.139

타당해 보인다 그런데 은 전자정부 추진과정에서 도입된 것으로 기록분류를 목적으로 개발된 것이 아니었다. BRM . 

따라서 기록관리 학계와 현장에서는 기록분류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자체가 갖는 한계와 관리체계상BRM BRM 

의 한계를 모두 인식하고 있었다 먼저 전자의 입장에서는 이 철저한 업무분석을 통해 개발되지 못한 한계가 . BRM

있을 뿐 아니라 원래부터 기록관리를 위해 개발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다 설문원 의 ( , 2013a; 2013b). BRM

개발 목적이 기록관리가 아니므로 기록분류 도구로서 결함이 존재하고 분류체계의 관리권한도 기록물관리기관이 , 

갖지 못한다는 것이다 또한 보존가치나 법규 요건 등에 따라 기록유형별로 보존기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동일한 . 

단위업무에서 산출되는 기록이라도 보존기간을 달리 적용할 수 있어야 하는데 만으로는 기록유형별로 보존, BRM

기간을 다르게 책정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었다 설문원 후자의 입장에서는 주로 현재 ( , 2006, 212; 2013b, 232). 

기록분류에 활용되는 자체의 개선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남서진 임진희 는 BRM . , (2017, 144-156) BRM 

현황을 분석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업무기능 연계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기능 분류가 효율적이지 못했으며, , , 

업무기능이 아닌 업무요소가 기능으로 사용된 문제점을 제시했다 그리고 재정비를 위해서는 분류체계 그 . BRM 

자체뿐 아니라 관리와 운영방식의 대책 마련이 필요함을 강조하며 현재와 같이 기능분류체계시스템 관리기관의 , 

역할이 제한되어 있다면 데이터 품질에 관한 통제 센터가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화경BRM . , 

김은주 는 공공기관의 단위과제를 중심으로 정비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제기했(2014) BRM 

다 을 도입할 때 충분한 업무기능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과 기존의 문서관리시스템의 단위업무와 . BRM

기록물철 정보가 단위과제와 단위과제카드에 맵핑된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의 관리권한이 조직관. BRM

리 부서에 있어서 단위과제 등록에서부터 기록관리 전문가의 적극적 관여가 어렵다는 한계도 함께 제기했다.

공공영역의 분류체계 현황 분석3. 

법령을 통해 분석한 분류체계 현황3.1 

법령에 제시된 분류체계 현황을 분석함으로써 현행 기록분류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법제처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분류를 키워드로 검색한 결과 조문제목을 기준으로 총 건이 . ‘ ’ , 375

검색되었다 개별 조문제목에서 연결되는 조문 본문 내용을 확인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법령에 제시된 분류체계를 . , 

분석하였다 예를 들어 법령명이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건설폐기물법 인 조문제목을 보면 . , ( )「 」

제 조 건설폐기물의 분류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동일한 분류체계가 법률과 동법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서 모두 ‘ 12 ’ . 

검색되는 경우에는 법령의 단계에 따른 분류체계에 대한 정보가 구체화된다 건설폐기물법과 동법 시행규칙의 . 

해당 조문을 가져오면 다음과 같이 법률 조문에서 건설폐기물 분류에 관해 규정하고 동법 시행규칙의 별표 에, [ 1]

서는 표 형식의 분류체계를 확인할 수 있다 이 법령에 따라 환경부의 폐자원관리과는 건설폐기물을 태울 수 있는 . 

폐기물과 태울 수 없는 폐기물로 분류하고 이에 따라 건설폐기물의 처리방식을 달리한다,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조 건설폐기물의분류등 환경부장관은 건설폐기물을 태울 수 있는 폐기물과 태울 수 없는 폐기물로 분류하고 분류체계에   12 ( )

따라 건설폐기물을 종류별로 세분화하여야 한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조의 건설폐기물의분류체계  3 2( )법 제 조12 에 따른 건설폐기물의 종류별 분류체계는 별표 과 같다[ 1] .

이와 같은 방식으로 검색된 조문제목을 모두 분석한 결과 법령에서 규정하는 분류체계 여 개를 식별할 수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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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다 소관부처별 분류체계를 정리하면 표 과 같으며 전체 분류체계와 법령명은 부록 에서 확인할 수 . < 1> , [ 1]

있다 참고로 통계청이나 특허청에서 관리하는 표준분류는 법령에 제시된 분류체계 외에도 존재하지만 분류체계 . , 

종수에는 포함하지 않고 종수를 나타내는 숫자의 오른편에 로 표기했다‘+’ .

소관부처 분류체계 종수

고용노동부  유해ㆍ위험물질의 분류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자료의 분류

5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
 보안과제의 분류
 생명공학분류체계
 정기통신설비 분류 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통신시설의 등급 분류

2
 무선국 업무분류

교육부
 회계기준 자산 분류 등( )

3 학술표준분류체계
 교습과정의 분류

국가정보원  비밀의 분류 1

국방부
 군무원의 계급 등

2
 군수품의 분류

국방부 방위사업청, 
 원가 비목 분류

2
 무기체계의 분류

국방부 병무청,  적성의 분류 1
국토교통부  철도차량의 유형 분류 1

국회도서관 국회기록보존소( )  기록물 분류 1

기획재정부

 세율 및 품목 분류

4
 국고금 분류
 국유재산의 분류
 물품분류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식품과학기술 분류체계

3 도시농업 유형분류
 동물 진료의 분류체계

문화체육관광부

 게임물의 등급분류( ) 

4
 디지털 뉴스 분류체계
 상영등급분류
 음악영상물 등의 등급분류

법무부

 수형자 분류처우

5
 행정문서의 분류
 소년원의 분류
 회생채권자 등의 분류
 헌법재판소 수형자의 분류심사

법원행정처 법원기록보존소 포함( )
 비밀의분류

2
 기록물의분류

보건복지부
 보건의료기술 분류체계

2
 환자의 중증도 분류

소방청
 사상자의 분류

2
 소방장비의 분류

식품의약안전처

 의료제품의 분류

5
 연구개발사업분류체계 국가표준분류체계와 연계( )
 의료기기 등급분류
 첨단바이오기술 적용 품목의 분류
 체외진단의료기기 등급분류

외교부  업무분야의 분류 주재관업무분야분류표( ) 1
원자력안전위원회  물리적 방호 대상 핵물질의 분류 1

인사혁신처  직위분류 1
중소기업벤처부  업종분류 기본적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 적용( )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기록보존소( )  기록물분류 기록물분류기준표( ) 1
통계청 기획재정부,  표준분류 산업 직업 질병ㆍ사인 등에 관한 표준분류( , , ( ) )死因 3+

표 법령의 조문제목을 통해 도출한 공공영역의 분야별 분류체계의 소관부처별 목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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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에 나타난 분류체계의 형식3.2 

조문제목을 통해 확인한 법령상의 분류체계는 분류대상이나 소관부처뿐 아니라 규모 면에서도 다양했다 분류. 

체계의 제공방식과 규모를 감안하여 유형화하면 표 와 같이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2> 3 .

번과 같은 리스트 형식은 단일 계층의 분류항목을 법령 본문에 각 호에 따른이나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1 ‘ ’ ‘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과 같이 직접 열거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게‘ ’ . , (「 」

임산업법 제 조 등급분류 를 보면 게임물의 등급을 전체이용가부터 청소년이용불가까지 단계로 구분하) 21 ( ) , ‘ ’ ‘ ’ ‘ ’ 4

고 있다 이 외에도 .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재난관리자원법 시행령 제 조 항에서는 ( ) 19 3「 」

재난관리물품의 성질이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정보공개법 제 조 비공개대상정보 에서도 비( ) 9 ( )「 」

공개 대상 정보 유형을 리스트 형식으로 제시하고 있다. 

번호 유형 설명 예시

1

분류항목을 열거하여 

입력가능한 값을 통제하는 

리스트 

별도의 표로 관리하지 않고 본문 내에서 열거하는 , 

형식으로 주로 법령의 특정 항에서 각 호에 따른‘ ’ 

등으로 제시되어 있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

법률 제 조 등급분류 제 항에서 21 ( ) 2」

에 제시한 게임물의 등급1~4

2 단계의 간략한 분류표1~3
비교적 구조가 간단한 별도의 분류체계로서 주로 

법령의 별표 등에 별도로 제시되어 있음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의 건설폐기물의 [ 1]

종류별 분류체계

3
단계 이상의 방대한 3

계층분류표

분류항목이 상대적으로 방대하며 분류체계뿐 , 

아니라 해설서와 가이드 별도의 플랫폼을 , 

제공하는 경우가 많음

관세청의 세율 및 품목 

분류(HS-CODE)

표 법령에 제시된 분류표의 유형 구분< 2> 

특허청

 산업재산에 관한 분류 산업에 관한 표준분류( ,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표 등 다른 분야의 분류정보 간 연계)
5+

 상품분류
 국방관련 특허출원의 비밀 분류

해양수산부

 유해물질분류

4
 위험물의 분류
 고체위험물질의 분류
 해양수산과학기술분류체계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표와 연계( )

행정안전부

 기록의 분류 공공기록의 분류 기록관리기준표( , )

8

 물품분류
 옥외광고물의 분류
 재난관리물품의 분류
 재난안전산업 분류체계
 지방공기업 업종분류표
 직위분류 직위분류제( )
 자산 부채 순자산의 분류, ,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직위분류 1
행정안전부 법무부,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 1

헌법재판소
 기록의 분류 사건기록의 분류( )

3 기록물의 분류
 비밀의 분류

환경부

 건설폐기물의 분류 건설폐기물의 종류별 분류체계( )

4
 사업장의 분류
 잔류성오염물질함유 폐기물의 분류
 폐기물의 세부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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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과 같이 간략한 표 형식은 단계의 계층구조로된 분류체계로서 주로 법령 시행규칙의 별표에 제시되어 2 1~3

있다 시행규칙의 별지 서식에서 분류표가 제공되는 경우에는 별지에 검색어가 포함된 별표입니다 분류표 라. ‘ .( )’※

는 표시가 있다 예를 들어 그림 과 같이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의 별표. , < 1> [ 1] 「 」

건설폐기물의 종류별 분류체계를 보면 불연성 건설폐재류 폐콘크리트와 같은 단계 표로 제시되어 있다, ‘ > > ’ 3 .

이 외에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의 별표 유해액체물질의 분류를 위한 세부기준 및 물질목록이나 [ 1] 

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 별표 소방장비의 분류도 번 형식의 분류체계에 해당된다[ 1] 2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에 제시된 보존기간별 책정기준도 이 유형에 속한다 참ㅍ고로 이와 같은 분류표는 전자기록[ 1] ‘ ’ . 

관리 환경에서는 업무관리시스템 내에서 전자적으로 관리될 수 있고 행정정보데이터세트의 입력체계로도 활용된, 

다 예를 들어 검역법 시행규칙의 별지에는 외항선 입항출항 통보서가 있는데 이 통보서는 질병보건통합관리시. , ( , ) , 

스템을 통하여 전자문서로도 제출할 수 있다.

그림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 [ 1]

그림 관세법령정보포털의 관세율표 정보 화면 [ 2] 

관세청( , https://unipass.customs.go.kr/clip/index.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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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과 같은 형식의 분류체계는 보통 단계 이상의 분류계층으로 구성되고 분류항목의 수도 방대하다 이 유형은 3 3 . 

대부분 분류체계 관리와 활용을 위한 별도의 플랫폼이 있고 정기적으로 분류체계의 개정사항을 검토하며 수정 , , 

내용을 국민에게 고시하는 등 관리체계도 명확하다 예를 들어 그림 와 같이 관세청의 세율 및 품목 분류에 . < 2>

사용되는 분류표는 관세율표라고도 하는데 관세법령정보포털과 같은 별도의 플랫폼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와 , . 

같은 대규모의 분류표는 주로 국제표준과 연계되며 항목별로 상세한 해설이 제공된다.

공공영역의 분류체계 관리 및  활용  모델4. 

공공영역의 분류체계를 분석한 결과 분류체계 관리 및 활용 모델을 가지 관점에서 유형화할 수 있었다 하나는 2 . 

분류체계의 개발 의도와 적용 분야의 일치 정도에 따른 모델이고 다른 하나는 분류체계의 기능 차이에 따른 모델, 

이다 기능 차이에 따른 유형은 표 과 같이 의사결정 지원 및 업무 수행과 검색 및 서비스 제공에 활용으로 . < 3>

구분했다.

분류체계 개발과 활용주체에 따른 모델4.1 

소관부처에서 직접 활용할 목적으로 분류체계를 개발한 경우4.1.1 

이 모델은 분류체계의 개발 목적과 적용대상이 일치하여 개발 당시의 요구사항에 맞추어 해당 기관의 고유한 , 

분류체계로 관리하는 경우이다 대표적으로 기획재정부의 세율 및 품목분류표가 이에 해당한다 품목분류는 관세. . ‘ ·

통계통합품목분류표 이하 품목분류표 를 기준으로 우리나라에 수출입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하며 통일상품명 ’( ) , 「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 을 기초로 한다 품목분류표는 라고도 하는데 품목분류표의 품목번호. ‘HS-CODE’ , 」

와 품명은 소관부처인 기획재정부에서 고시하는 관세 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 별표 첨부파일 에서 확인할 수 있‘ · ’ ( )

다 관세법에서 규정한 품목분류는 세액산출의 기초가 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 이에 관세법을 보면 제 절 품목분. . 4

류에서 품목분류의 품목을 수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와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데 필요한 기준 품목분류의 사전심사, , 

심사 후 품목분류의 변경 등에 대한 사항을 상세히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품목분류의 관리절차뿐 아니라 품목분류 . 

오류에 대한 사항도 규정하고 있는데 관세법 제 조의 보정 제 항을 보면 납세의무자는 품목분류에 따라 , 38 2( ) 1 , 

세액을 신고납부하며 품목분류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세액을 보정하도록 신청할 수 있다.

제 조의 보정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거나 세액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가격 또는 품목분류 38 2( ) ① 

등에 오류가 있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신고납부한 날부터 개월 이내 이하 보정기간 이라 한다 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6 ( “ ” )

바에 따라 해당 세액을 보정 하여 줄 것을 세관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개정 ( ) . < 2011. 12. 31.>補正

세관장은 신고납부한 세액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거나 세액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가격 또는 품목분류 등에 오류가 ②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자에게 해당 보정기간에 보정신청을 하도록 통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세액보정을 신청하려는 납세의무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 . <

2011. 12. 31.>

구분
분류체계 개발 의도와 

적용 분야가 일치

적용 분야에 맞추어 기존의 

분류체계를 수정하거나 연계

개발 의도가 다른 

분류체계를 그대로 적용

의사결정 지원 및 

업무 수행

핵심 업무 수행을 위한 

자체 분류체계의 개발

핵심 업무 수행에 

유관 분야 분류체계를 수정 적용

핵심 업무 수행에

유관 분야 분류체계를 적용

서비스 및 참고용 

활용

참조 업무 수행을 위한 

자체 분류체계의 개발

참조 업무 수행에 

유관 분야 분류체계를 수정 적용

참조 업무 수행에

유관 분야 분류체계를 적용

표 공공영역의 분류체계 관리 및 활용 유형<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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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 외에도 국가 수준의 안정적인 통계 관리를 위해 별도로 관리하는 분류체계들이 있다 통계법 제 조. 22

표준분류 에 제시된 바와 같이 한국표준산업분류 한국표준직업분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체계가 여기에 해당( ) , , ‧

되는데 통계분류포털을 통해 분류체계의 내용과 제개정 절차를 확인할 수 있다 통계청, ( , 2024).‧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 과학기술기본법을 바탕으로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를 관리하고 있다 통계청의 . 

표준분류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는 앞 절의 분류체계 유형의 번에 해당하는 상대적3

으로 규모가 큰 분류표에 속한다 물론 이 모델에 속하는 분류표의 규모가 모두 큰 것만은 아니다 앞 절에서 . . 

번에 해당하는 리스트 유형의 분류체계로는 국방부와 산업통산자원부 방위사업청이 모두 소관부처인 방위사업1 , 

법 시행령에 제시된 무기체계의 분류와 전력지원체계의 분류가 있다 게임물의 등급분류도 문화체육관광부의 고. 

유 업무를 위해 개발한 리스트 형식의 분류표로서 같은 유형에 속하며 정보공개법의 비공개 사유의 구분이나 , 

공공기록물법의 보존기간 책정유형도 같은 유형에 해당한다.

타 부서의 분류체계를 일부 수정하거나 연계한 경우4.1.2 

이 유형은 자체 분류체계를 관리하면서도 유관분야의 분류표와 연계하는 경우이다 식의약규제과학혁신법과 . 

동법 시행규칙에서는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자체적으로 분류체계를 관리하고 있으나 과학기술기본, 

법에 따른 국가표준분류체계와 연계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연구개발을 위한 기본 분류체계로 국가표준분류체계가 . 

있으나 이를 그대로 적용하지 않고 식품 의약품 분야의 분류체계를 별도로 개발하되 기본 분류체계와 연계하는 , ·

것이다.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혁신법

제 조 연구개발사업분류체계 작성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9 ( )①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분류체계를 작성하여 

관리하고 지속적으로 보완ㆍ발전시켜야 한다, .

제 항에 따른 분류체계의 작성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1 .②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혁신법 시행규칙

제 조 식품ㆍ의약품 등의 연구개발사업 분류체계 작성 및 관리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은3 ( )① 법 제 조9  제 항1 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의 

관리에 필요한 분류체계 이하 이 조에서 분류체계라 한다 를 작성할 때에는( “ ” ) 과학기술기본법「 」 제 조27 에 따른 국가표준분류체계와 

연계되도록 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은 ② 분류체계 초안을 작성하여 관계 기관ㆍ단체 및 관련 학회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법 제 조6  제 항1 에 

따른 식품ㆍ의약품규제과학혁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분류체계를 확정한다.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 조2 (무기체계의 분류) 방위사업법「 」 이하 법 이라 한다( “ ” )제 조3  제 호3 에 따른 무기체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통신망 등 지휘통제ㆍ통신 무기체계1. 

레이다 등 감시ㆍ정찰무기체계 이하 생략2. ( )

제 조의2 2(전력지원체계의 분류)법 제 조3  제 호4 에 따른 전력지원체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일반차량 특수차량 전원ㆍ동력장치 감시지원장비 정비장비 탄약ㆍ유도탄장비 전투지원일반장비 측정장비 통신전자장비1. , , , , , , , , , 

근무지원장비 등 전투지원장비 수리부속품을 포함한다( )

방탄류 피복ㆍ장구류 식량류 화학물자류 유류 특수섬유물자 탄약ㆍ유도탄물자 전기ㆍ전자물자 근무지원물자 인쇄물자류 2. , , , , , , , , , 

등 전투지원물자 이하 생략( )

제 조 표준분류 통계청장은 통계작성기관이 동일한 기준에 따라 통계를 작성할 수 있도록 국제표준분류를 기준으로 산업22 ( ) , ①

직업 질병ㆍ사인 등에 관한 표준분류를 작성ㆍ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계청장은 미리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 ( ) . 死因

한다.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통계를 작성하는 때에는 통계청장이 제 항에 따라 작성ㆍ고시하는 표준분류에 따라야 한다 다만 통계의 1 . , ②

작성목적상 불가피하게 표준분류와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통계청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통계청장은 효율적 통계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제 항에 따른 표준분류를 사용하여 행정자료를 작성ㆍ취1③ 

득ㆍ관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신설 . < 2023. 7.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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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에도 자체 분류체계를 개발 관리하면서도 활용을 위해 타 분류체계와 연계하는 경우도 있다 특허청에서는 · . 

특허법을 바탕으로 한 특허분류와 상표법을 바탕으로 한 상품분류를 관리하고 있으나 특허분류 정보를 통계법에 , 

따른 산업 표준분류와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표 등과 연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 조 분류정보의 이용 촉진 특허청장은 산업재산 정보의 체계적 관리 및 효과적 활용을 위하여 11 ( )① 「특허법 제 조에 따른 58」 

특허분류 상표법 제 조에 따른 상품분류, 51「 」 등 산업재산에 관한 분류정보의 이용을 촉진하여야 한다.

정부는 산업재산 정보의 활용 가치를 높이고 산업ㆍ경제 등 다양한 부문으로의 활용을 확산하기 위하여 제 항에 따른 분류정보와 1② 

통계법 제 조에 따른 산업에 관한 표준분류 과학기술기본법 제 조에 따른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표 등 다른 분야의 22 , 27「 」 「 」 

분류정보 간 연계표를 작성ㆍ활용할 수 있다.

제 항에 따른 분류정보 간 연계표 작성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 .③ 

해양수산부에서도 해양수산과학기술분류체계를 별도로 작성하는데 동법 시행규칙에서 분류체계 개발시 관련 ,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표와의 . , 

연계도 하여야 한다 로 규정하고 또한 년마다 분류체계를 수정 보완하도록 명확히 시행규칙에 제시해 두었다‘ ’ , 5 · .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제 조 해양수산과학기술분류체계 작성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수산과학기술 관련 정보ㆍ인력ㆍ연구개발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12 ( )① 

관리하기 위하여 해양수산과학기술 분류체계를 작성하고 지속적으로 보완ㆍ발전, 시켜야 한다.

제 항에 따른 해양수산과학기술 분류체계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1 .②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시행규칙

제 조 해양수산과학기술분류체계 작성 해양수산부장관은 3 ( )① 법 제 조12 제 항에 따른 해양수산과학기술분류체계 이하 분류체계 1 ( “ ”

라 한다 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그 ) 초안을 작성하여 관계 기관 및 단체 관련 학회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법 제 조7  제 항1 에 따른 

해양수산과학기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분류체계를 확정한다 개정 .< 2019. 7. 15.>

해양수산부장관은 제 항에 따라 분류체계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과학기술기본법 제 조 1 27② 「 」 제 항1 에 따른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

표와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수산과학기술 분야의 ③ 국제동향 및 신기술 출현 등을 고려하여 년마다 분류체계를 수정ㆍ보완5 하여야 

한다.

또한 중소기업벤처부는 업종연합회의 분류에 통계법을 바탕으로 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하위 분류항목을 

적용한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에 따르면 업종연합회에 적용되는 업종 분류는 중소기업벤처부가 아닌 통계. 

청에서 관리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따른다 그러나 필요한 경우에는 한국표준산업분류와 다른 분류를 적용할 .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은 식품ㆍ의약품 등의 규제과학이나 규제과학혁신 분야에서의 ③ 국제 동향 및 신기술 출현 등을 고려하여 

분류체계를 수정ㆍ보완할 수 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 조 업종의분류3 ( )①법 제 조3  제 항2 에 따른 조합 또는 업종의 명칭을 붙인 연합회 이하 업종연합회 라 한다 에 관한 ( “ ” ) 업종의 

분류는 통계법 제 조 22「 」 제 항1 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 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 라 한다 의 소분류( “ ” ) , 

세분류또는 세세분류에 따른다 다만 업종의 특성을 고려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 , 

아니하다. 개정 < 2007. 10. 23., 2009. 10. 7., 2017. 7. 26.>

제 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1② 도매업이나 소매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중분류에 따른 도매업이나 소매업의 구분 없이 소분류, 

세분류또는 세세분류에 따를 수 있다. 개정 < 2009. 10. 7.>

③법 제 조13  제 항1 에서 관련 업종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 개정 “ ” .< 2017. 7. 26.>

생산 가공 또는 수리공정에 관련된 업종1.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업종의 특성으로 보아 상호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업종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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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부서의 분류체계 일부나 전부를 그대로 적용하는 경우4.1.3 

모든 부처에서 고유의 분류체계를 별도로 개발하거나 기존의 분류체계를 수정하여 적용하는 것은 아니다 타 . 

부처나 부서의 분류체계를 그대로 적용할 수도 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검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 호서식 외항선. [ 2 ] 

입항 출항 통보서 최초 변경 최종 취소 에서 화물코드를 입력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의 품목분류표의 항목을 적( , ) ( , , , )

용한다 품목분류표 중 대표화물 두 자리 코드와 총 적재화물 중 적하 양하 위험물 환적에 해당하는 톤수를 적는 . · / /

것이다 경찰청의 경비업법 시행령에서도 경비업법의 범위에 대해서는 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적용하는. 

데 다만 특별 규정을 통해 예외를 열어두고 있다 이 외에도 표 와 같이 감사원이나 고용노동부 등에서도 , . < 4>

기획재정부의 품목분류나 통계청의 표준분류를 적용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의 조직기획과가 소관부처인 중앙행정. 

기관의 의 단위과제를 분류기준이자 분류단위로 기록관리기준표를 관리하는 경우도 타 부서의 분류체계를 BRM

그대로 적용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분류체계의 기능에 따른 모델4.2 

기관의 핵심 업무 지원4.2.1 

기관의 중요 의사결정 지원이나 핵심 업무 수행에 분류체계를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분류체계의 품질

이 업무 수행에 영향을 끼친다 세율을 결정하는 업무에 직접적인 기준이 되는 관세 통계통합품목분류표가 여기에 . ·

항목 관련 내용 관련 분류표
소관부처

분류표 소관부처( )

검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 호서식, [ 2 ] 

외항선 입항출항 통보서 ( , ) 

최초 변경최종 취소( , , , )

품목분류표 중 대표화물 두 자리 코드와 

총 적재화물 중 적하ㆍ양하/ 

위험물 환적에 해당하는 톤수를 적음/

품목분류표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

경비업법 시행령 제 조의 특수경비업자가 , 7 2(

할 수 있는 영업 제 항) 2

영업의 범위에 관해 이 법 또는 동법 

시행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적용

한국표준산업분류표
경찰청

통계청( )

계산증명규칙 별지 제 호의 서식, [ 18 2 ] 

물품관리계산서

분류 란에는 물품관리법 제 조의  “ ” 5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분류표를 적음

물품관리계산서 내 분

류항목

감사원

기획재정부(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 건설업 등의 4 (

범위)

건설업 등의 범위에 관해 이 법 또는 동법 

시행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적용

한국표준산업분류표
고용노동부

통계청(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 호 서식[ 14 ] 

우선지원 대상기업 신고서

사업의 종류 및 업종코드 란에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세세분류 

코드를 입력 

한국표준산업분류표
고용노동부

통계청(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 조 적용범위 제 항, 2 ( ) 2 , 

제 조의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의 104 11(

범위 외) 

사업의 범위에 한국표준산업분류표,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의 범위에 

한국표준직업분류표를 적용 

한국표준산업분류표, 

한국표준직업분류표

고용노동부

통계청(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 호서식, [ 44 ] 

지역고용 계획 계획변경 신고서 별지 ( , ) , [

제 호서식 지역고용 조업시작 신고서45 ]

업종코드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 

통계법 제 조에 따른 고시 상의 ( 22 )「 」 

업종 및 업종코드 세세분류 를 적용( )

한국표준산업분류표
고용노동부

통계청(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공무원노조법 시행규칙 별지 ( ) , [

제 호서식 노동단체카드19 ] 

노동단체카드의 산업 종류 코드번호에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소단위 분류를 

참고하여 적음

한국표준산업분류표
고용노동부

통계청( )

관세법 시행규칙 제 조 관세가 감면되는 , 46 (

환경오염방지물품 등 제 항 의나 등) 4 2

중견기업으로서 제조업을 경영하는 

업체를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라 적용
한국표준산업분류표

기획재정부

통계청( )

표 타부처의 분류표를 적용하는 사례와 관련 법령의 일부 예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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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한다 특정 물품이 어떤 항목에 속하는지는 해당 물품의 세율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결정된 세율에 . . 

대해 이해관계자들이 대립할 수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조세심판원의 판례를 참고할 수 있다 조세심판원, ( , 2023).

그림 을 보면 쟁점물품이 되는 커버 글라스의 분류에 대해 평판디스플레이 모듈의 부분품과 기타 안전강< 3> ‘ ’ ‘

화유리가 대립하고 있다 분류 결과에 따라 청구인이 부담해야할 세금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와 ’ . . 

같은 분류체계는 상대적으로 업무 수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품목에 따라 조세를 부과하. 

는 것은 해당 기관의 고유한 핵심기능이기도 하다 즉 특정 기관의 핵심 업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분류체. , 

계라 할 수 있다.

이 외에 분류체계가 기관의 핵심 업무를 지원하는 사례는 더 있다 특허분류표는 특허 출원 심사 단위와 그룹을 . 

결정하고 연구분야분류표는 학술연구 신청 과제 심사를 위한 단위와 그룹을 만든다 건축용도분류표는 건축물의 , . 

인허가 심사에 필요하고 건설폐기물 분류도 폐기물 처리 결정에 활용된다 그리고 이와 같은 분류표를 활용하는 , . 

기능은 대부분 해당 기관의 핵심 기능에 해당된다 기록관리 업무에서도 의 단위과제가 기록물 보존기간 . BRM

책정의 단위이자 기록물 집합 구성의 기준이 된다 보존기간 책정과 그 결과에 따른 기록물의 처분은 기록관리를 . 

위한 핵심 업무에 해당된다.

참조 업무 지원4.2.2 

분류체계를 검색과 서비스에 활용하는 것은 중요하며 법령에 제시된 분류체계가 이 기능도 충실히 수행할 수 , 

있다면 국가 차원의 정보 거버넌스 체계가 확립될 것이다 통계법에 따르면 통계작성에 관해서는 통계청장의 승인. 

이 필요하고 통계청장이 작성 고시한 표준분류를 따라야 한다 승인과 관련해서 통계청장과 협의할 수는 있지만, · . , 

개별 기관에서 고유 업무의 수행을 위해 자체적으로 개발하고 관리해야 하는 분류체계와는 거리가 멀다 통계법 . 

그림 조세심판원의 품목분류에 따른 세율 결정 관련 처분 사례[ 3] 

조세심판원 출처( . 2023, : https://custra.com/bbs/boardView.do?bbsCode=B503&bbsNo=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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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조 표준분류 에 제시된 바와 같이 통계청에서는 표준분류를 작성 고시할 책무를 가지며 이외 통계작성기관22 ( ) · , 

도 통계 작성 시에 표준분류를 따라야 한다 이 경우에는 자체 분류체계의 개발이나 기존 분류체계의 수정이 불가. 

능한 것이다 즉 국가의 표준통계를 위해서는 개별 기관에서 통계용 분류체계 작성권한이 제한되는 것이다. , .

제 조 표준분류 통계청장은 22 ( )① 통계작성기관이 동일한 기준에 따라 통계를 작성할 수 있도록 국제표준분류를 기준으로 산업, 

직업 질병ㆍ사인 등에 관한 표준분류를 작성ㆍ고시하여야 한다, ( ) .死因 이 경우 통계청장은 미리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통계를 작성하는 때에는 ② 통계청장이 제 항에 따라 작성ㆍ고시하는 표준분류에 따라야 한다1 . 다만 통계의  , 

작성목적상 불가피하게 표준분류와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통계청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통계청장은 효율적 통계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제 항에 따른 1③ 표준분류를 사용하여 행정자료를 

작성ㆍ취득ㆍ관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신설 .< 2023. 7. 18.>

통계청장은 ④ 표준분류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요약ㆍ발췌하여 발간함으로써 표준분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전달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발간자에 대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통계자료의 충실한 작성이 고유한 핵심 업무인 통계청이 아닌 대부분의 기관에서도 통계 작성에 협조하여 ‘ ’

그 결과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통계작성 자체가 세율 결정이나 출원된 특허의 심사 연구과제의 . , 

선정 심사 보존기간 책정과 기록물 처분과 같이 개별 기관의 직접적인 핵심 업무는 아니다 이 외에도 정보검색이, . 

나 대국민서비스를 위해서는 분류체계가 필요할 것이고 이를 위해 각 부처에서는 다양한 분류체계를 개발하여 ,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검색과 같은 서비스를 위한 분류체계 자체를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타 분류체계를 . 

제한하는 경우는 찾기 어렵다.

기록분류 개선을 위한 제안4.3 

본 연구에서는 법령에 제시된 분류체계를 관리주체에 따라 개발주체와 활용주체 기능에 따라 핵심 업무 지원과 , 

참조업무 지원으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이와 같은 분류체계 활용 모델을 고려하여 보존기간 책정을 포함한 기록의 . 

평가와 처분과 같은 핵심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기록분류체계의 개선방안을 표 와 같이 제안하였다< 5> .

핵심 업무 지원을 위한 별도의 분류체계 개발 관리4.3.1 ·

핵심 업무와 연계되는 분류체계는 해당 분야에서 직접 개발하여 관리하는 것이 가장 좋은 모델이다 즉 공공분. , 

야의 여러 부처의 경우를 보면 통계나 검색 데이터 통합을 위한 참고용 목적에서는 외부의 분류체계나 유관 , , 

분야의 분류항목을 준용하지만 핵심 업무 수행을 위해서는 주도권이 없는 분류체계를 적용하지는 않는다 기관의 , . 

핵심 업무를 위한 분류체계는 자체적으로 개발하여 통제하는 것이다 그런데 기록관리 분야는 핵심 업무인 기록관. 

개선 안( ) 주요 내용

핵심 업무 지원을 위한 

별도의 분류체계 개발 관리·

 기록의 보존가치 선별 등 핵심 업무에 필요한 별도의 분류체계 일명 처분분류 또는 평가분류 를 ( , ‘ ’ ‘ ’)

개발하여 관리하고 은 처분분류와 연계하되 기록집합에 업무 맥락을 부여하고 기록정보의 , BRM

검색 서비스를 지원하는 참조분류로 활용

기존 분류체계의 일부를 

수정할 수 있는 예외 규정 마련

 현행과 같이 을 처분분류에 적용하되 필요한 경우 별도의 처분분류 항목을 관리할 수 있는 BRM , 

예외 규정을 추가

 별도의 처분분류 항목이 추가될 경우에는 과의 연계정보를 별도로 구축할 수 있음BRM

기록처분 기준 및 지침을 

관련 법령 조항에 반영

 보존가치 선별과 같은 핵심 업무를 중심으로 하는 분류체계가 공공기록의 보존이나 처분과 관련된 

여러 법령에 적용되도록 규정함 공공기록물법 외에 타 법에서도 기록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할 . 

때는 기록관리 분야의 기준을 우선 적용하도록 함

표 기록분류 개선을 위한 분류체계 개발 및 운영 개선 제안<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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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기준표 작성의 기준이 되는 분류체계를 자체적으로 개발하거나 주도적으로 관리하는 모델에 속하지 않았다. 

공공기록물법 시행령 제 조에 따르면 기록물은 기록관리기준표에 따라 처리과별 단위과제별로 관리하며 기록22 , · , 

관리기준표의 기록관리 항목에는 보존기간 및 보존기간 책정사유 등이 포함되어 있다 기록관리기준표의 관리단. 

위가 처리과와 단위과제인 것이다 이와 같은 동법 시행령의 조항을 보면 기록관리기준표 관리 기준으로 ‘ ’ ‘ ’ . , BRM

의 단위과제를 적용하는 것이 주체별 업무별 분류체계 모델 중에서 어디에 속하는지 확인할 수 있다 즉 기록물을 · . , 

집합화하고 처분행위를 결정하는 기준으로 단위과제를 적용하는 것은 기록관리 분야의 핵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외부의 분류체계에 의존하는 것에 해당된다.

제 조 기록물의 분류22 ( )법 제 조18 에 따라 공공기관은제 조25 에 따른 기록관리기준표에 따라 처리과별ㆍ단위과제별로 해당 기록물을 

분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 조 기록관리기준표 등25 ( ) ①법 제 조19  제 항1 에 따라 공공기관은 업무과정에 기반을 둔 기록관리기준표를 작성ㆍ운영하여야 

하며, 기록관리기준표의 관리항목은 업무설명 보존기간 및 보존기간 책정 사유 비치기록물 해당 여부 보존장소 보존방법 공개여부 , , , , , 

및 접근권한 등의 관리기준을 포함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록관리기준표는. 제 조2  제 호8 에 따른 기록관리시스템으로 생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 항에 따른 1② 기록관리기준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정부기능분류체계의 단위과제별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공개여부 및 접근권한 등은 공공기관별로 달리 정할 수 있다 다만 공공기관의 장은 정부기능분류체계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 ,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별도의 기능분류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분류체계 유형별 모델 중에서 핵심 업무를 위한 분류체계를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경우가 가장 바람직하다면‘ ’ , 

처분지침에 연계되는 분류체계를 별도로 개발해야 한다 이것은 업무분류체계를 별도로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 ‘ ’

보존기간 책정단위에 적용할 일명 평가분류 또는 처분분류와 같은 체계를 구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 ‘ ’ . ,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에서는 세액산출이라는 핵심 업무 수행을 위해 품목분류를 자체적으로 개발하고 관리하‘ ’

며 관련 정보는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제공한다 관세청 한편 같은 물품이라도 특허청에서는 품목분류, ‘ ’ ( , 2024). 

표가 아닌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별도의 상품분류코드를 적용하고 있다 상표나 디자인에 관한 지식재산 출원 . ‘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이다 이 외에도 특허청에서는 특허 출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별도의 한국형 혁신특허분’ . 

류체계를 개발하여 관리하고 있다 특허청 이와 같이 해당 부서의 고유 업무를 위한 핵심 기준이 되는 ( , 2024). 

분류표는 타 부서보다도 소관 부서에서 가장 잘 알아야 하고 그에 따른 권한과 책임도 갖고 있어야 할 것이다, . 

분류체계의 형식은 장에서 구분한 바와 같이 등급분류와 같이 간략한 리스트 형식이거나 시행규칙의 별표 과 3 [ 1]

같은 표 형식일 수 있고 표준산업분류와 같이 분류표와 해설서 적용사례 등이 결합한 분류 플랫폼일 수도 있다, , . 

어떤 형식이든 기록의 평가 선별에 따른 보존과 처분이라는 핵심 업무를 위해서는 처음부터 해당 기능을 목적으‘ ’

로 개발된 별도의 분류체계가 필요하다.

물론 처분을 위한 분류단위나 분류코드가 기존의 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다 자체도 잘 관리되어야 BRM . BRM 

원래의 개발 목적을 충실히 구현하고 기록관리 영역의 중요한 참조코드 역할도 함께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 

기록분류는 생산된 시점에서 기록물의 등록에서부터 이용자를 위한 기록정보서비스까지 기록관리 프로세스 전반

에 영향을 준다 이 과정에서 하나의 분류체계가 모든 프로세스에 적합하도록 설계되긴 어렵다 은 업무활동. . BRM

과 관련하여 생산된 모든 기록을 업무관리시스템에 등록하도록 지원하고 기록집합에 업무 맥락을 제공하는 참조, 

코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구체적인 처분단위와 처분지침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기관에서 생산되는 기록에 대한 . 

조사가 필요할 것이다 처분단위와 분류기준으로 개선한 처분지침의 재설계에 관해서는 설문원 이승억 의 . , (2020)

연구도 참고할 수 있다 단 이것은 업무분석 자체를 새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록의 유형이나 특성에 따른 가치를 . , 

평가하기 위한 것으로 보존기간 책정 등에 활용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면 이 보존기간 책정과 같은 핵심적인 . BRM

기록관리 업무를 통제하는 대신 기록에 업무 맥락을 제공하고 이후 업무단위별 기록 생산 통계나 기록집합의 , 

검색에도 활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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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분류체계의 일부를 수정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 마련4.3.2 

기록의 보존가치 선별과 처분을 위한 별도의 분류체계의 유형과 규모가 명확하지 않다면 그다음으로 권장하는 , 

방식은 기존에 기록분류의 기반이 되었던 분류체계를 적용하되 필요시 일부를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것이다. 

물론 이와 같은 방식도 기관의 핵심 업무보다는 참조 업무에 적용되는 경우가 많지만 차선책으로 고려할 수는 , 

있을 것이다 외부의 분류체계를 일부 수정한 경우에는 공통이 되는 분류항목을 기준으로 하여 적절한 계층에서 . 

원 분류체계와 수정된 분류체계와의 연계 정보를 유지하는 것이 좋다 이와 관련하여 공공기록물법 시행령 제 조 . 25

제 항에 따르면 기록관리기준표는 정부기능분류체계의 단위과제별로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되 공개여부와 접근2 “

권한 등은 공공기관별로 달리 정할 수 있다 고 나와 있다 이를 보면 기록관리기준표의 속성에 해당하는 기록관리 .” . , 

항목은 공공기관별로 달리 정할 수 있으나 기록관리기준표의 작성 단위는 단위과제로 고정되어 있다 그런데 , . 

기록분류기준표의 작성 단위는 기록의 보존과 처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작성 단위를 변경할 수 

있는 예외 조항이 필요하다 업무행위의 완전한 기록화를 위해 업무분류체계를 기록분류체계로 수용했으나 업무. , 

분류체계만으로 기록분류의 기능을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기록관리 분야에서 자체적으로 개선하기가 어려워

지는 것이다 보존기간 책정을 포함한 기록관리 항목의 기준이 되는 분류체계는 처분지침 관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 

미치므로 자체적으로 관리하거나 필요한 경우 일부를 수정해서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때 업무 이외에 기록의 . 

처분에 영향을 미치는 기록물의 유형이나 주제 사안 등을 처분분류에 반영하도록 검토할 수 있다 박지영 외( , 

설문원2022; , 2006).

예를 들어 식품의약안전처에서는 해당 분야의 연구개발사업 관리를 위해 분류체계를 작성할 때 과학기술기본, , 

법에 따른 국가표준분류체계와 연계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서는 국제 동향이나 신기술 . 

출현 등을 반영해서 분류체계를 수정 보완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에서도 연구개발사업 등의 관리를 위해 해양수산· . 

과학기술 분류체계를 별도로 관리하지만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표와 연계하고 있다 특허청에서도 핵심 업무를 , . 

위해서는 별도의 상품분류를 개발하여 관리하지만 참조 업무로 볼 수 있는 산업재산 정보의 활용 가치를 높이기 , 

위해 통계법에 따른 표준분류나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표 등 다른 분류표와의 연계정보를 

구축할 수 있다 법령상으로만 보면 식품의약안전처나 해양수산부의 분류체계가 기존의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표. 

와 완전히 다른지 일부 수정된 것인지 확인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분류체계로서 연관성이 . 

높을 것이다 기준이 되었던 분류체계와 이를 특수 목적에 맞도록 수정한 분류체계의 연계 정보는 국제 분류체계를 . 

바탕으로 국내 분류체계를 개발하거나 관리하는 경우에도 필요하다 국가차원의 표준통계 관리가 핵심 업무인 . 

통계청에서는 한국표준산업분류나 한국표준직업분류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 등을 관리하고 있는데 이들 분류체, · , 

계는 각각 국제표준산업분류와 국제표준직업분류 국제질병분류와 연계된다 통계청, ( , 2024).

이 외에도 중소기업벤처부에서는 업종연합회를 분류할 때 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 항목을 일부 적용하고 , 

있다 한국표준산업분류 중에서도 소분류나 세분류 세세분류를 적용하는데 업종의 특성을 고려해서 한국표준산. , , 

업분류를 따르지 않아도 되는 예외 조항이 있다 경비업법 시행령에서도 영업 범위를 결정하는데 한국표준산업분. 

류표를 적용하지만 이 법이나 동법 시행령에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 국가수준의 표준통계작성을 위한 통계법상의 . 

분류체계를 중소기업 지원이나 경비업 관리에 적용하지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정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둔 것이다, . 

점진적인 변화를 위해 기록분류에 단위과제를 적용하는 것을 큰 틀에서 유지한다고 해도 기록의 처분기준을 BRM 

관리하기 위한 예외 조항을 추가할 필요는 있다.

기록처분 기준 및 지침을 관련 법령 조항에 반영4.3.3 

기록관리 분야에서 정립한 기록처분 관련 기준이나 지침을 이와 관련된 다른 법령 조문에 반영하는 것은 기록관



법령 기반의 분류체계 유형분석을 통한 기록분류 개선 방안 연구   155

https://jksarm.koar.kr https://doi.org/10.14404/JKSARM.2024.24.2.139

리 분야의 표준을 타 부처에 적극적으로 확산하는 것이다 기록관리 분야의 핵심 업무 수행을 위한 별도의 분류체. 

계를 개발한 다음 단계라고도 볼 수 있다 정보 거버넌스 차원에서 보면 공공기관은 분야별 핵심 업무를 분담하고 . 

있고 각 담당기관에서는 해당 업무 수행을 위한 표준과 지침을 개발한 뒤에 타 기관에서도 이를 참고하도록 제공, 

한다 예를 들어 특허 출원은 특허청에서 출원 기준 정립과 심사를 담당하지만 특허출원 과정에서 생산된 기록의 . , , 

선별과 평가는 특허청이 아니라 기록관리 분야의 표준을 적용해야 할 것이다 핵심 업무가 아니고 전문성을 갖춘 . 

분야도 아니라면 기관의 규모가 크다고 해도 굳이 자체적으로 분류 지침이나 표준을 개발할 필요는 없다 또한 . 

타 기관에서 관련 정보를 분류하기 위해 참조하는 경우가 많을수록 해당 분류체계의 인지도나 중요도가 높아지고, 

분류체계를 관리하기 위한 적극적인 지원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보건복지부 소관의 검역법 시행규. , 

칙에서는 검역을 위한 적재화물에 대한 정보에 기획재정부의 품목분류표를 적용한다 품목분류표의 대표화물 코. 

드를 넣는 것이다 검역법에서는 검역기준 관리가 핵심 업무이므로 적재화물에 대한 품목분류를 별도로 개발하여 . 

관리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경찰청의 경비업법 시행령을 보면 경비업의 영업 범위에도 기본적으로는 . 

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적용하고 있다. 

설문원 은 년에 발의된 전자정부법 전부개정안을 분석하여 개정안에서 논의하는 정보자원이(2020, 7-8) 2019 ‘ ’

나 디지털 정보가 공공기록물의 범위와 겹치며 생산과 폐기나 보존가치가 있는 디지털 정보의 선별과 보존은 ‘ ’ , ‘ ’ ‘

공공기록정책 범주와 중첩된다고 지적했다 공공정보의 가치 평가나 보존기간 설정 폐기 장기보존 등의 업무는 ’ . , , 

공공기록물법을 통해 규율되어야 하는데 전자정부법 개정안은 이러한 사항을 공공기록물법이 아니라 전자정부법, 

을 따르도록 한다는 것이다 현재 전자정부법은 년에 일부개정되어 년 월 시행예정인데 설문원. 2022 2023 5 , (2020)

이 제기했던 전부개정안의 조항이 모두 확인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이와 같이 공공기록 관리에 관한 . 

사항이 타 법령에서 논의될 것이다 이를 대비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는 공공기록물법에서 정하는 기록물 평가나 . 

처분에 관한 지침을 타 법령이 참조용 기준으로 활용하도록 널리 알리는 것이다 기록의 평가와 이에 따른 보존이. 

나 처분에 대한 지침과 도구는 공공영역의 정보 거버넌스 체계에서 기록관리 분야가 담당하는 핵심 역할에 해당될 

것이다 국가 통계를 담당하고 세율을 결정하고 직제를 구분하는 분야에서도 기록은 생산될 것이며 이때 생산된 . , , , 

기록을 등록하고 활용하고 선별하여 보존하고 처분하기 위한 지침과 표준은 공공기록관리 분야에서 담당해야 , , 

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기록관리 분야의 기록 선별 평가기준이 정비되어야 하고 해당 기준이 기록관리 환경 . , 

변화를 반영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결론5. 

우리나라의 공공영역에 적용되는 분류체계를 살펴보면 다양한 유형의 분류체계가 공공정보의 생산과 활용을 , 

지원하고 통제하고 있다 예를 들어 관세청에서는 세율 및 품목분류를 개발하고 관리하도록 관세법 에 규정. , ‘ ’ 「 」

하고 있는데 이 분류체계는 수출입되는 모든 물품에 품목 정보를 연계하며 세율 지정을 지원한다 이는 공공기록, . 

관리 영역에서 기록물에 업무분류 정보를 연계하고 이를 기준으로 보존기간과 같은 기록관리 정보를 관리하는 , 

것에 해당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공공영역의 기록물 분류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기록관리 업무뿐 아니라 다양. 

한 공공영역에서 업무에 활용되는 분류체계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법제처의 법령정보센터에서 법령 조문제목에 분류가 들어가는 건의 검색결과를 분석‘ ’ 375

하여 여 개의 분류체계를 도출하고 이를 우선 규모와 형식에 따라 유형화하여 가지로 구분했다 첫째로 공공영80 , 3 . 

역의 분류체계는 법령 본문 내에서 리스트 형식으로 등급이나 기준을 제공하는 유형이 있고 둘째로는 시행규칙 , 



한국기록관리학회지

24(2), 139-163, 2024.5156  

https://jksarm.koar.kr https://doi.org/10.14404/JKSARM.2024.24.2.139

별표와 같은 별도 서식으로 상대적으로 간단한 표 양식의 유형이 있고 마지막으로는 별도 사이트나 플랫폼에서 , 

분류체계와 함께 가이드라인이나 적용사례 등을 함께 제공하는 복잡한 분류표 유형이 있었다.

또한 분류체계의 관리주체에 따른 가지 유형과 업무 활용의 관점에 따른 가지 기준을 조합하여 분류체계의 3 2

적용방식을 가지 유형에 따른 모델로 구분했다 먼저 분류체계의 개발 및 관리주체와 활용주체가 일치하는 경우6 . 

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로 나누고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타 부서의 기존 분류체계를 적용하는 방식에 따라 다시 , 

구분했다 다음으로는 분류체계의 기능을 의사결정이나 핵심 업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경우와 이 외에 . 

참조 업무를 지원하는 경우로 구분했다 이와 같은 구분 과정에서 유형 간 의존 관계를 도출할 수 있었다 직접적으. . 

로 업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그 분류체계가 기관의 핵심 업무와 관련되었다는 의미가 되므로 분류체계를 

직접 개발하고 관리할 필요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반대로 해당 기관이 아닌 타 부서의 분류체계를 그대로 사용하. 

도록 법령에 규정한 경우도 있었는데 이것은 기관의 고유 업무 수행이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 표준화된 통계작성을 , 

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 과정에서 기록분류는 보존기간 책정을 비롯한 중요 기록관리 항목의 기준이 되는 핵심 . 

업무와 연결되면서도 분류체계를 자체적으로 개발하거나 관리하는 모델에 속하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

다 이와 같은 시사점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기록분류체계의 구조적인 개선을 위해서는 핵심 업무를 지원하기 . 

위한 별도의 기록분류체계를 개발하거나 기존 분류체계를 수정 보완할 수 있어야 하고 더불어 기록관리 분야의 · , 

기록처분 기준 및 지침을 타 법령 관련 조문에도 적용할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기록분류는 기록의 평가와 처분. , 

접근과 검색과 같은 다양한 기록관리 프로세스와 맞물려 있는 핵심 업무이다 따라서 근본적으로 기록분류체계를 . 

개선하기 위해서는 분류체계의 개발과 관리 관련 업무 유형을 고려한 구조적인 측면의 변화가 필요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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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분류체계 관련 법령명 조문명 소관부처 목록[ 1] , , 

분류체계 법령명 소관부처

건설폐기물의 종류별 분류체계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시행규칙 환경부

게임물의 등급분류(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

사건기록의 분 결정서ㆍ사건기록 및 심판사무 관련장부의 보존 등에 관한 규칙 헌법재판소

기록관리기준표 공공기록의 분류(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시행규칙, 행정안전부

물품분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시행령 행정안전부

과학기술자료의 분류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 과학기술기본법 및 시행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세율 및 품목 분류 관세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 기획재정부

수형자 분류처우 교도관직무규칙 법무부

회계기준 자산 분류 등( ) 교육비특별회계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교육부

직위분류제 국가공무원법 인사혁신처

행정문서의 분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법무부

보안과제의 분류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고금 분류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기획재정부

국유재산의 분류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

기록물 분류 국회기록물관리규칙
국회도서관

국회기록보존소( )

군무원의 계급 등 군무원인사법 국방부

군수품의 분류 군수품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국방부

사상자의 분류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소방청

농림식품과학기술 분류체계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및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

사업장의 분류 대기환경보전법 및 시행령 환경부

도시농업 유형분류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

의료제품의 분류 디지털의료제품법 식품의약안전처

물품분류
물품관리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 

기획재정부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원가 비목 분류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국방부 방위사업청, 

통신시설의 등급 분류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 

통신위원회

무기체계의 분류 방위사업법 시행령 국방부 방위사업청,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시행규칙 행정안전부 법무부, 

기록물의 분류 법원기록물 관리규칙
국방부 병무청, 

적성의 분류 병역법 및 시행령

보건의료기술 분류체계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및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비밀의 분류 보안업무규정 국가정보원

분류처우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법무부

소년원의 분류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시행규칙, 

비밀의 분류 비밀보호규칙 법원행정처

유해ㆍ위험물질의 분류 산업안전보건법 및 시행규칙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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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에 관한 분류 산업에 관한 표준(

분류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표 등 다른 , 

분야의 분류정보 간 연계)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특허청

상품분류 상표법 및 시행규칙 특허청

생명공학분류체계 생명공학육성법 및 시행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록물분류기준표 선거관리위원회 기록물관리 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기록보존소( )

유해물질분류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해양수산부

소방장비의 분류 소방장비관리법 및 시행령 소방청

동물 진료의분류체계 수의사법 농림축산식품부

연구개발사업분류체계

국가표준분류체계와 연계( )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혁신법 

및 시행규칙
식품의약안전처

디지털 뉴스 분류체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문화체육관광부

상영등급분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

옥외광고물의 분류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안전부

물리적방호 대상 핵물질의분류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및 시행령 원자력안전위원회

위험물의 분류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해양수산부

음악영상물 등의 등급분류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문화체육관광부

환자의 중증도 분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및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의료기기 등급분류 의료기기법 및 시행규칙 식품의약안전처

잔류성오염물질함유폐기물의분류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환경부

재난관리물품의 분류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산업 분류체계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및 시행령 행정안전부

주재관 업무분야 분류표 재외공관주재관 임용령 외교부

정기통신설비 분류 외 전기통신사업 회계정리 및 보고에 관한 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무선국 업무분류 전파법 시행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 

통신위원회

직위분류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업종 분류 

기본적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 적용(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중소기업벤처부

지방공기업업종분류표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

직위분류 직위분류제( ) 지방공무원법 행정안전부

자산 부채 순자산의 분류, ,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행정안전부

회생채권자 등의 분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법무부

철도차량의 유형 분류 철도사업법 및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첨단바이오기술 적용 품목의분류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식품의약안전처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 식품의약안전, 

처

체외진단의료기기 등급분류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식품의약안전처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식품의약안전처

표준분류 산업 직업 질병ㆍ사인( , , ( ) 死因

등에 관한 표준분류)
통계법 및 시행령 통계청 기획재정부, 

비밀의 분류 통신제한조치허가 등 규칙 법원행정처

고체위험물질의 분류 특수화물 선박운송 규칙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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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분류전환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특허청

국방관련 특허출원의 비밀 분류 특허법 시행령

폐기물의 세부분류 폐기물관리법 환경부

학술표준분류체계 학술진흥법 교육부

교습과정의 분류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교육부

해양수산과학기술 분류체계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표와 연계( )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및 시행규칙 해양수산부

기록물의 분류 헌법재판소 기록물 관리 규칙
헌법재판소

비밀의 분류 헌법재판소 보안업무 규칙

수형자의 분류심사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시행규칙, 법무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