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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개발도상국 고등교육을 위한 이러닝 플랫폼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먼저 ICT기술환경 등 이러닝 환경요

인과 개발도상국을 위한 아세안사이버대학(ACU) 프로젝트를 소개한 후, 개발도상국 이러닝 플랫폼 사례로서 캄보디

아 사례를 제시하였다. 캄보디아의 국가교육정책 및 ICT환경, 현지의 이러닝 수요 및 환경요소를 분석하였으며, 분석

결과에 따른 이러닝 전략과 세부방안을 도출하고 이러닝 플랫폼 C-MOOC Net을 제안하였다. 제안된 방법을 검증하

기 위하여 C-MOOC Net 시스템의 프로토타입을 공개소프트웨어 기반으로 개발하여 실제로 운영한 결과 C-MOOC 

허브의 연계, 현지 언어의 지원, 선호강좌의 개인화 등록 등 요구사항을 충족함을 확인하였다. 

 
[Abstract] 

We investigated the e-learning platforms for higher education in developing countries. First, we introduced e-learning 
environmental factors such as ICT technology as well as ASEAN Cyber University (ACU) project for developing countries. 
And then, we presented Cambodian case as an example of e-learning platform for developing countries. We analyzed the 
national education policy and ICT environment as well as the demands and obstacles of e-learning in Cambodia. We 
derived e-learning strategies and plans based on the analysis results, and finally proposed e-learning platform C-MOOC Net. 
In order to verify the proposed scheme, we developed prototype of C-MOOC Net system which is implemented based on 
open software. As a result, we have met the requirement of networking the C-MOOC hub, supporting localization of local 
language and personalization of favorite courses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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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최근 정보통신기술(ICT; Inform. Comm. Tech.) 기술이 고도

화 되면서 인공지능과 로봇을 중심으로 한 4차 산업혁명 기술

은 교육을 크게 변화시키고 있다. ICT기술에 의해 학생, 강사 

및 학교 관리자의 의사소통, 정보공유, 협력이 훨씬 쉬워졌기 

때문이다. 특히 교육시설과 교수진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발도상국들은 ICT 기술에 기초한 이러닝 보급을 통하

여 기초 문해교육부터 전문성이 요구되는 고등교육, 그리고 산

업현장의 기술교육에 이르기까지 혁신시킴으로써 산업과 경제

의 발전은 물론 국제적인 국가경쟁력이 한층 강화될 것을 기대

하고 있다.
Koohang 등[1]은 이러닝을 다양한 전자 미디어를 통해 교육

활동을 제공하는 것으로 정의하였고, Li 등[2]은 이러닝을 전자 

수단을 통한 학습, 교육 또는 교육 프로그램의 전달이라고 정의

하였다. Wagner 등[3]은 이러닝의 이해 관계자가 학생, 강사, 교
육 기관, 콘텐츠 제공자, 기술제공자, 인정기관 및 고용주라고 

하였다. 
Laurillard [4]는 이러닝이 전통적인 교육을 향상시킬 수 있으

므로 대학 교육 및 학습에 매우 효과적이라고 하였고, Pelgrum 
[5]은 ICT기술의 접근성과 효율성을 통하여 교수-학습의 질을 

높이고 개선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음을 보였다. Cook 
[6]은 이러닝 학습이 전통적인 교실 교육에 비하여 사회적 격

리, 몰개인화, 비용 투자 및 정보보호 기술 등 문제가 존재하며 

이러닝 교육의 높은 탈락율에서 학생들의 성숙함과 자기 규율

이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한편, 개발도상국의 이러닝은 큰 기대효과와 함께 도입의 어

려움도 적지 않다. Mahmud 등[7]은 이러닝 도입의 장애물로 

ICT자원 및 기반구조, 인터넷 연결 및 대역폭, 언어 문제를 지

적하였으며, Sife 등[8]은 재정 및 자금, 이러닝 정책, 콘텐츠 개

발 역량, ICT기술 지원, 이러닝 소유권 등이 선결되어야 함을 

주장하였다. 개발도상국인 캄보디아의 경우, 지속 가능한 경제

개발을 위한 인적 자원 구축을 목표로 고등교육 시스템을 개선

하는 방안으로 이러닝을 계획하고 있으며, 최근 한국 정부가 지

원하는 아세안사이버대학(ACU) 프로젝트[9]를 통해 캄보디아

공과대학(ITC)에 최초의 이러닝 센터가 설치되었으며, Mak 등
[10-11]은 캄보디아의 이러닝 도입환경의 주요요인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개발도상국 고등교육을 위한 이러닝 플랫폼

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제1장 서론에 이어 제2장에서는 고등교

육 이러닝을 위한 요구사항과 아세안사이버대학(ACU) 프로젝

트를 소개한다. 제3장에서는 개발도상국 이러닝 사례연구로서 

캄보디아의 이러닝 정책과 이러닝 환경을 분석하고 고등교육 

이러닝에 대한 현지 수요조사 결과를 제시하며, 캄보디아 고등

교육 이러닝에 대한 비전 및 전략, 이러닝 플랫폼을 제안하고 

실제 구현사례를 제시한다. 제4장에서는 본 연구의 공헌과 한

계를 밝히고 향후 연구방향을 제시한다.

Ⅱ. 문헌조사

2-1 이러닝 환경 요구사항

2-1-1 ICT 기술 환경

대학의 ICT 및 신뢰할 수 있는 이러닝 기술기반이 충분히 확

보되면 참여자들은 공통 이러닝 플랫폼 위에서 교육 과정에 필

요한 도구와 원활한 이러닝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Selim[12]은 인터넷 대역폭, 컴퓨터와 멀티미디어 입출력장치, 
학습 관리 시스템 등의 가용성, 품질 및 안정성이 학습 효과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반면에 Sife 등[8]은 기술 지원의 부족

이 온라인 학습 구현에서 장애가 된다고 하였으며, Jones[13]는 

이러닝이 성공하려면 강사 및 학생들의 ICT기술 역량이 요구

된다고 하였다. 또한 Bates[14]는 개발도상국 환경에서 안정적

인 전력공급이 이러닝의 필수 조건임을 지적하였다. 

2-1-2 참여자의 역량

이러닝 강좌에 대한 동기부여가 충분히 이루어지도록 교육

학 관점의 접근이 필요하다. Webster 등[15]은 이러닝에 대한 

강사의 태도는 이러닝의 결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하였

으며, Dillon 등[16]은 온라인 학습 시스템 평가에서 이러닝에 

대한 강사의 태도를 고려해야한다고 주장하였다. Chen 등[17]
은 온라인 교육에서는 학습동기 부여가 핵심사항이라고 하였

다. 
수업과정 진행에 이러닝을 도입하는 것은 새로운 하드웨어

와 소프트웨어를 도입하는 것뿐만 아니라 교수의 역할과 교수 

방법이 변화되어야 한다. Farrell[18]은 이러닝 교수진의 ICT 역
량향상 뿐만 아니라 수업과정에서 ICT를 구현 및 통합할 수 있

도록 훈련 및 워크샵이 제공되어야한다고 주장하였다.

2-1-3 조직과 문화

Bacsich 등[19]은 ICT와 이러닝을 고등 교육에 통합시키기 

위해서는 교육기관이 기술을 교육 과정 전반에 통합하도록 체

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Kisanga 등[20]은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관련 비용과 인건비 등 재정적인 문제가 

개발도상국의 고등교육 이러닝 구현을 가로막고있다고 주장하

였다.
Beldarrain [21]은 개발도상국에서 이러닝의 발전이 지체되

는 원인은 정부의 지원 부족이라고 하였으며, 교육 인프라와 관

련 투자가 정부 지원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므로 정부의 제도적 

지원은 이러닝 프로그램의 확대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주

장하였다. 
이러닝에서 지역 문화와 언어에 맞게 수업 자료가 적용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Hannon 등[22]은 학생의 학습 성과를 높이

기 위해서는 이러닝 강좌를 설계, 제공할 때 문화적 환경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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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해야 하며, Aldowah 등[23]은 학생들의 언어와 문화에 맞추

어 이러닝을 구성해야한다고 주장하였다.

2-2 아세안사이버대학 플랫폼

2012년에 시작된 아세안사이버대학(ACU; Asean Cyber 
Univ.) 사업[9]은 아세안사무국, 4개 회원국(CLMV; 
Cambodia-Laos-Myanmar-Vietnam), 아세안대학네트워크 등이 

참여하여 한국의 이러닝 기술과 노하우를 공유함으로써 아세

안 고등교육 발전에 기여하고 이러닝을 통한 지식과 인적자원

의 교류를 촉진하는 것이 목적으로서 중점사업은 다음과 같다. 
    • CLMV 온라인 학습능력 구축

    • CLMV 공통/공개 콘텐츠 개발 및 구현

    • ACU-OER 자료공유 플랫폼의 설립 및 운영

    • 한-아세안 협력 체제의 고도화

ACU 회원국의 참여대학들은 콘텐츠 개발, 이러닝 수업 운

영 등에 대하여 재정 지원을 받고 있으며, 공개교육자료 공유시

스템(ACU-OER)에 참여하여 교육콘텐츠를 공유할 수 있으며, 
학습관리시스템(ACU-LMS)를 통하여 온라인 학습 콘텐츠에 

접근할 수 있다. 이 가운데 ACU-OER 플랫폼 부분은 객체지향 

OER 플랫폼 설계, ACU-LMS 및 포털 운영 등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모든 시스템은 클라우드 서비스로 실행된다. 

그림 1. 아세안사이버대학(ACU) 아키텍처[9]

Fig. 1. Architecture of ACU system[9]

Ⅲ. 캄보디아 사례연구

3-1 이러닝 환경

캄보디아는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주요 도구로서 교육 형

태의 인적자본 투자를 추진하고 있다. Sethy[24]는 고등교육 발

전은 세계 및 지역 동향에 적응하고 준수해야한다고 지적하였

으며 교육청소년체육부(MoEYS)는 모든 사람을 위한 교육

(EFA)을 목표로 ICT 및 멀티미디어 사용을 통해 보다 효율적이

고 효과적인 교육이 가능하도록 교육정보화기본계획을 마련하

고 고등교육기관(HEI)에 대해 다음 목표를 제시하였다.

  • 교원 교수법 향상 및 비교원 업무효율 개선

  • 취업/계속교육을 위한 ICT역량 인재양성

  • 캄보디아의 공개/원격 교육 체계 개발

  • 교수의 연구, 교육 자료 공유 및 협력

  • 행정 및 연구 문서의 표준화.
그러나 정부의 이러닝 도입에 대한 강력한 의지와 달리 현실

적으로 이러닝에 사용할 수 있는 가용자원은 매우 부족하다. 
Park[25]은 캄보디아 Life 대학 학생들의 ICT 기술 및 커리큘럼 

수준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그 결과 캄보디아 대학의 ICT 인프

라 환경이 매우 열악하고 인터넷 속도가 매우 느려 학생들은 휴

대 전화를 문자 메시지 및 전화 용도로만 사용하고 있으며 사용

하는 응용 프로그램도 매우 기본적인 것에 제한되어있음을 지

적하였다. Dotong 등[26]은 캄보디아가 재정적 자원 부족, 통신 

정책 취약, 기반 시설 부족, 기초 교육 인프라 부족, ICT 인적자

본 부재 등의 문제점이 있다고 분석하였다.

3-2 이러닝 수요 조사분석

캄보디아 고등교육 이러닝의 현장 수요를 파악하기 위하여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을 직접 방문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

다. 조사대상은 고등교육 기관의 학생, 강사,  IT 직원 및 관리 

직원이었으며 캄보디아 최고의 교육 기관 중 하나인 캄보디아 

공과대학(ITC)이 포함되었다. 
조사 도구는 캄보디아의 고등 교육 기관에서 이러닝 시스템

을 구현하는 것과 관련된 가능한 한 많은 정보를 얻기 위해 문

헌 검토를 기반으로 개발되었다. 설문 조사의 주된 목적은 캄보

디아의 온라인 학습 구현에 관한 현황, 인식, 태도 및 의견에 관

한 것이다. 
설문조사는 학생 50 명, 강사 15 명, 관리자 5 명, ICT직원 5 

명 등 총 75 명의 응답자를 대상으로 직접 방문하여 인터뷰 조

사를 실시하였다. 응답률은 99.5 %이다.

그림 2. 설문조사 응답자 분포

Fig. 2. Demography of Respondents

캄보디아의 고등교육 이러닝 구현의 환경요소 평가결과는 

<표 1>과 같다. 2-1절에서 도출된 12가지 이러닝 환경요소에 

대하여 학생, 강사, 관리자, ICT직원이 각각 강한부정(1), 부정

(2), 중립(3), 긍정(4), 강한긍정(5)의 5점 척도로 평가하면, 이들 

평가치의 가중합으로 환경요소의 영향도를 구하였다. 영향도

가 높을수록 해당 환경요소가 이러닝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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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캄보디아 고등교육 이러닝 환경요소

Table 1. Cambodian e-Learning environmental factors 

No.
e-Learning 

Environmental Factors

Responses
Total

Impact
Str
Neg
(1)

Neg
(2)

Neut
(3)

Pos
(4)

Str
Pos
(5)

1 Financial Support 0.00 0.05 0.34 0.22 0.39 3.96 

2 Internet Speed 0.01 0.13 0.31 0.28 0.28 3.70 

3 e-Learning Policy 0.05 0.03 0.35 0.37 0.20 3.64 

4 ICT Tech. Support 0.00 0.06 0.39 0.45 0.11 3.60 

5 e-Learning Motivation 0.00 0.16 0.32 0.27 0.25 3.60 

6 Attitude of Students 0.00 0.16 0.37 0.33 0.15 3.46 

7 Teach/Learning Expert 0.01 0.26 0.21 0.40 0.12 3.38 

8 Exp/Skill of Lecturer 0.06 0.25 0.23 0.31 0.16 3.27 

9 ICT/e-Learning Infra 0.05 0.27 0.29 0.23 0.16 3.19 

10 Government Support 0.05 0.22 0.40 0.22 0.11 3.12 

11 Attitude of Lecturer 0.12 0.12 0.44 0.20 0.13 3.11 

12 Lang/Culture Barrier 0.12 0.23 0.33 0.19 0.13 2.99 

표 1에 따르면 12가지 이러닝 환경요소의 영향도 평균치는 

3.41 로서 중립(3)과 긍정(4) 중간에 해당한다. 영향도가 가장 

큰 환경요소 5 개는 1) 재정적 제약, 2) 인터넷 속도부족, 3) 부
적절한 이러닝 정책, 4) 기술지원 부족, 5) 이러닝 동기 부족 등

이며 각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림 3. 재정 확보

Fig. 3. Financial support

1) 재정 확보 (총영향도 = 3.96) : 응답자의 61%가 설치 및 유

지보수 예산이 이러닝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기 어렵다

는 데 긍정 또는 강한 긍정을 하였다. 특히 직접 이러닝 시설을 

직접 다루는 ICT직원은 응답자 전원이 강한 긍정을 보였다.

2) 인터넷 속도 (총영향도 = 3.70) : 응답자의 56%가 인터넷

속도 부족이 이러닝의 중요한 환경요소라는 데 긍정 또는 강한 

긍정을 하였다. 학생과 강사가 캠퍼스 내의 인터넷 연결이 느리

고 불안정하여 모두 이러닝에 접근하기 어렵다고 하였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학생과 강사가 이 문제를 다른 참여자에 비해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그림 4. 인터넷 속도

Fig. 4. Internet Speed

3) 이러닝 정책 (총영향도 = 3.64) : 이것은 이러닝 요구분석

부터 설치, 실행, 테스트 및 모니터링에 이르는 이러닝 정책 및 

관련지침이 충분하지 못함을 나타낸다. 학생의 69%, 강사의 

50%, ICT직원의 60%가 부적절한 인터넷정책이 이러닝의 중요

한 환경요소라는 데 긍정 또는 강한 긍정을 하였다. 관리자 가

운데 동일한 응답은 40%이다.  

그림 5. 이러닝 정책

Fig. 5. e-Learning Policy

그림 6. ICT 기술 지원

Fig. 6. ICT Technical Support

4) ICT 기술 지원 (총영향도 = 3.60) : 기술지원 부  족이 이러

닝의 중요한 환경요소라는 데 긍정 또는 강한 긍정을 한 응답은 

학생의 68%, 강사의 33%, 관리자의 60 %, ICT직원의 60%이다. 
학생들이 이러닝 사용시 발생하는 어려움을 도와줄 지원이 필

요하며 관리자의 40%가 강한 긍정을 나타낸다.

5) 이러닝 동기 (총영향도 = 3.60) : 응답자의 47%가 이러닝

동기 부족이 이러닝 구현의 환경요소라는 데 긍정 또는 강한 긍

정을 하였다. 가장 큰 우려를 표한 그룹은 ICT직원으로서 응답

자의 60 %가 강한 긍정을 나타냈다. 이것은 도입초기에 많은 

추가적인 작업이 요구되는 이러닝을 조속히 정착 및 확산시키

기 위해서 추가 점수, 추가 급여 또는 승진 등의 인센티브제도



개발도상국 고등교육을 위한 이러닝 플랫폼에 관한 연구 - 캄보디아 사례를 중심으로

1267 http://www.dcs.or.kr

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림 7. 이러닝 동기

Fig. 7. e-Learning Motivation.

앞에서 분석한 상위 5개 항목을 포함하는 환경요소로부터 

도출된 이러닝 전략은 저비용 구조, 기반시설 구축, 이러닝제도 

정비, 이러닝 역량 개발, 이러닝 문화 조성이며, 구체적인 세부 

방안은 ACU사업 연계, 공개소프트웨어, 표준화솔루션, 지역이

러닝, 대학이러닝협력 등이다. <그림 8>은 본 연구에서 제안된 

이러닝플랫폼 “캄보디아 무크 네트워크(C-MOOC Net)”가 세

부방안의 요구사항을 모두 충족하도록 설계됨을 나타낸다.

그림 8. 캄보디아 이러닝 환경과 전략

Fig. 8. Cambodian e-Learning Strategy

3-3 이러닝플랫폼 C-MOOC Net

3-3-1 개념 모델

캄보디아의 고등교육 이러닝은 광대역 인터넷망 기반의 클

라우드 방식으로 구성되는 아세안사이버대학(ACU)를 중심으

로 구축되고 있다. 그러나 인터넷 환경이 열악한 환경에서는 클

라우드 방식에 보조하여 참여대학이 각각 로컬 LMS를 운영하

고 온라인 강좌들을 네트워크 허브를 통하여 공유하면 광대역 

인터넷망에 의존하지 않고 서비스제공 범위를 확장할 수 있다. 

그림 9. C-MOOC Net 모델

Fig. 9. Model of C-MOOC Net

캄보디아 현지의 이러닝 인프라와 수요조사 분석에 의하여 

제안된 C-MOOC Net의 개념 모델은 <그림 9>와 같다. 
C-MOOC Net 모델은 지리적으로 여러 곳에 분산된 참여대학

들이 각각 자신의 로컬서버에 무들 기반 C-MOOC LMS를 사용

하여 온라인 강좌를 관리한다. 참여대학이 자원공유와 온라인 

강좌 이용에 동의하면 온라인 강좌가 C-MOOC 허브를 통하여 

공유된다. 
제안된 모델을 검증하기 위하여 C-MOOC서버 프로토타입

이 개인용 컴퓨터 3대 위에서 구현되었다. 무들 코어 위에 커뮤

니티 허브, 캄보디아 언어를 지원하는 지역화 플러그인, 수강자

의 선호강좌 목록을 관리하는 개인화 플러그인 등이 설치된 

C-MOOC서버 프로토타입의 아키텍처는 <그림 10>과 같다. 

그림 10. C-MOOC Net 아키텍처

Fig. 10. Architecture of C-MOOC Net

3-3-2 플러그인 설계

C-MOOC Net 프로토타입에서 서버로 사용되는 3 대의 컴퓨

터는 각각 C-MOOC 허브의 서버 역할과 참여대학 A 및 참여대

학 B의 C-MOOC의 서버 역할을 수행한다. 각 서버에는 무들 

3.3.6이 설치되고, 무들 네트워크 플러그인 MNet (Moodle Net)
을 활성화하였다. C-MOOC 서버의 허브역할은 MNet에서 설정

하였다. 
캄보디아에서 사용되는 크메르어 환경에서는 무들 허브 서

버 플러그인이 지원되지 않으므로 이 플러그인이 다중 언어로 

작동하도록 일부 코드를 수정하고, 크메르어 스크립트의 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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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을 다시 작성하였다. <그림 11> 은 구현코드의 일부를 나

타낸다.

그림 11. C-MOOC 허브의 현지어 지원 코드

Fig. 11. Localization code in C-MOOC Hub

C-MOOC Net 사용자의 선호강좌에 대한 접근성 향상을 위

해 My Favorite Course라는 플러그인을 구현하였다. 사용자는 

C-MOOC Hub에서 선호하는 강좌를 검색하여 My Favorite 
Course에 추가 할 수 있다. 추가된 강좌는 대시보드의 블록에 

표시된다. 이 기능은 ① 커뮤니티 허브 플러그인 수정, ② My 
Favorite Course 블록 플러그인 구현 등 2 단계 작업을 거쳐 만

들어진다. <그림 12>는 구현코드의 일부를 나타낸다.

그림 12. My Favorite Course 코드의 일부

Fig. 12. Partial code of My Favorite Course

3-3-3 프로토타입 구현

C-MOOC Net에서 각 대학은 로컬 서버에 무들이 설치된 후, 
C-MOOC 허브에 연결된다. 강좌콘텐츠는 참여대학 서버에 저

장되며 C-MOOC 허브는 사용자가 검색하여 수강등록을 할 수 

있는 강좌를 표시한다. 
C-MOOC Net에서 참여대학 A의 사용자는 자신의 로컬 사용

자 이름과 암호를 사용하여 C-MOOC 허브에 로그인한다.<그

림 13> C-MOOC 허브와 참여대학의 로컬 서버의 자격 증명이 

완료되면 참여대학 A의 사용자는 타 참여대학이 제공하는 강

좌(예를 들면 “기계학습”)를 검색 및 다운로드할 수 있다.<그림 

14> 검색된 선호강좌는  My Favorite Course 로 등록되며<그림 

15>, 사용자는 다운로드한 온라인강좌를 로컬 서버에서 복원

한 후 강좌를 수강한다.<그림 16> 

그림 13. 참여대학 A의 로그인 페이지

Fig. 13. Logon screen at University A

그림 14. 다운로드 가능한 강좌의 검색

Fig. 14. Search for downloadable courses

그림 15. My Favorite Course 로 등록

Fig. 15. Registration as My Favorite Cour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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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참여대학에서 복원된 C-MOOC 강좌

Fig. 16. Retrieved course after downloading

Ⅳ. 결  론

본 연구에서는 개발도상국 고등교육을 위한 효율적인 이러

닝 플랫폼으로서 C-MOOC Net을 제안하였다. 
연구결과, 캄보디아 현지에서의 방문조사를 통하여 이러닝 

요구사항을 도출하였으며, 도출된 요구사항에 경제적으로 구

현될 수 있는 방법으로서 공개소프트웨어 기반의 C-MOOC Net 
시스템을 제안하였다. 제안된 시스템은 C-MOOC 허브의 연계, 
현지 언어의 지원, 선호강좌의 개인화 등록 등 요구사항을 충족

함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 실험실 환경에서 개발한 프로토

타입은 윈도우즈-아파치-MySQL-PHP 기술을 사용하였으나 실

제로는 윈도우즈 대신 리눅스를 사용할 수 있다.
구현된 C-MOOC Net의 프로토 타입은 캄보디아 고등교육 

기관들에게 ICT인프라, 인터넷 연결, 재정적 제약, 언어 장벽 

등과 관련된 이러닝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러닝 도입에 대한 

실용적인 수단을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향후 산업현장 기술교육의 이러닝 서비스[27]에도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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