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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1)

CMMi(Capability Maturity Model Integration)는 정보화 

조직 내의 단계별로 가장 효과 인 특성을 분석하여 개발 

로세스 개선을 간소화하고 생산 이고 효율 인 개발 문화를 

정착시켜왔다. 부분의 정보시스템 조직들 역시 CMMi의 상

 벨 획득을 통해 정보화 수  향상을 지속해 왔는데, 아

직 학정보화에서는  검토되고 있지 않다. 여기에 

CMMi를 참고하여 학본부의 행정  비   정보화 산 

항목, 학정보화 사업과 정보 산원 조직을 통한 학 고유

의 정보화개념 용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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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학문  가치를 한 학정보화에 이러한 CMMi

를 참고하여 특성화 용 이론을 제시, 이를 증명하기 한 단

계별 정보화 항목  PA를 제시하 으며 실제 학을 상으

로 한 사례연구로 학 임워크를 용, 개발하 다. 

2. 련 연구

2.1 CMMi 용

CMMi는 개발 기부터 사용 목 과 용 비즈니스에 따라 

다양한 분야로 발 해 왔지만 다양한 모델 존재에 따른 혼란, 

유지보수의 어려움 등으로 단일한 CMMi 모델로 통합하 고. 

조직의 정보화 수   로세스 개선에 많은 역할을 하 다[1]. 

CMMi는 로세스를 개선하는 데 필요한 목표와 체계를 제

공하여 best practice를 구 한 경험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가능

한 모델이다[2]. CMMi는 단계별 표 (Staged Represen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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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연속  표 (Continuous Representation)으로 나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단계별 표 에 집 하여 학 정보화의 성숙도

를 단계별로 구분, 용할 수 있도록 하 다[3]. 

실제로 민간의 형 IT서비스 조직에서는 부분이 CMMi

를 용하여 정보화 수 을 향상시키고 이에 한 인증을 진

행하 다. 그리고 정보화 성과를 CMMi 심사사례 연구를 통

해 다양한 측면으로 분석하고 있다[4].

2.2 CMMi의 로세스(process)  유사연구 검토

CMMi 목표들은 로세스 역과 그 필수 구성요소로서 

세부 목표(specific goal)와 일반목표(generic goal)로 설명된

다. 상 구성요소로는 세부 지침(specific practice)과 일반 지

침(generic practice)들로 나타나며 다양한 연 성 분석을 통

한 표  로세스들이 연구되었다[5, 6].

다음 Table 1에서는 총 4개의 카테고리에 각각의 PA가 표

시되어 있으며, 조직의 로세스 정의부터 성과, 정보화 리, 

개선항목까지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 

아직까지 학에서는 CMMi를 변환하여 조직의 정보화 수

에 직  임워크를 용한 사례는 없다. 하지만 학에

서도 시행하는 사업들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 이러한 정보화 

수 을 검토할 정도로 품질  로세스가 발 되었다.

방법론  지표 리 측면에서 CMMi를 연구하고[7, 8], 

CMMi의 요구사항 의 확정에 한 연구가 진행되었다[9, 

10]. 그리고 테스트와 형상 리에서도 CMMi가 확장하여 연구

되었고[11, 12], 정보화사업 리  감리측면에서까지 CMMi를 

통해 개선 이 확인되었다[13-15]. 정보시스템 운  측면에서

는 운 로세스, 장애 방, 통제시스템, 리스크 리  지원

시스템에 한 CMMi 기반의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었고[16- 

18], 학정보화에서 가장 요한 학사행정서비스의 운 인 만

큼 학정보화에도 많은 부분에 용될 수 있다[19, 20]. CMMi

를 통해 로세스 품질개선 측면의 모델 연구를 진행하고

[21-23], 공학 인 로세스를 통해 체계 인 차를 연구하고 

있다[24, 25]. 그리고 학정보화 개발은 부분이 SI를 통해 

구축되는데, 구축방법과 개발 로세스 향상을 한 연구에서 

실제로 CMMi와 연계하여 개발 방향성을 확인할 수 있다

[26-28]. 그리고 이러한 CMMi 련된 생 연구를 바탕으로 

지원을 한 결함 분석  통제 시스템 한 개발되었다[29].

3. 계단형 학정보화 임워크

3.1 CMMi 용 계단형 임워크 구성

학정보화 CMMi 이론 용을 해 CMMi 에서의 성숙

도 벨을 학정보화 벨에 맞게 용한 임워크를 구

성하 다. 신규 개발한 CM4U(CMMi for University)는 성숙

도 벨을 단계별로 분류하여 CMMi를 참고하여 개발되었다. 

단계로 나타난 내용들을 세부 정리하여 항목과 검사항을 

구성하며, 학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최종 완성한 CM4U 

(CMMi for University)는 Fig. 1과 같다. 이론에 맞는 내용을 

심으로 학 정보화의 소 트웨어 엔지니어링 뿐만 아니라 

학정보화 조직, 비 , 정보화 산, 서비스 제공  유지보

수 로세스까지 단계별로 용하 다. 임워크는 이를 

성숙도 벨과 Process Area로 매칭 함으로써 해당 벨별로 

유형 분류가 가능하도록 하 다.

CM4U는 CMMi 이론에 따라 실제 정보화 수 을 단계별

로 진행하는 흐름에 따라 구성되었다. 단계별 학정보화의 

수 에 맞는 내용을 검하고, 해당 정보화수 을 측정할 수 

있도록 하 다. 각 해당 단계에 해 수 을 측정하기 한 

모델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 고 상  단계로 갈수록 정보화 

수 이 개선될 수 있도록 구성하 다.

Fig. 1. Levels of CM4U

Category Process Areas

Process Management
Organizational Process Focus / Organizational Process Definition / Organizational Training

Organizational Process Performance / Organizational Innovation and Deployment

Project Management

Project Planning / Project Monitoring and Control Supplier / Agreement Management Integrated Project 

Management / Risk Management Integrated Teaming / Integrated Supplier Management / Quantitative 

Project Management

Engineering
Requirement Development / Requirements Management Technical Solution / Product Integration/ 

Verification / Validation

Support

Configuration Management / Process and Product Quality Assurance Measurement and Analysis / 

Organizational Environment for Integration Decision Analysis and Resolution / Casual Analysis and 

Resolution

Table 1. Category of CMMi Process Are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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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CM4U의 Process Areas

CM4U 에서는 성숙도 벨을 학정보화 벨에 맞게 용

하 다. 그리고 각 벨에서의 로세스 역을 크게 4가지 도

메인으로 구분하고 각 역을 학정보화의 측면에 따라 본부

의 로세스 리, 학 정보화사업, IT 거버 스  정보 산

원의 지원시스템으로 분류하여 단계 인 벨  해당 로세

스에 용하 다. 그리고 해당 로세스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계가 많은 활동들을 모아 21개의 역으로 정의하

다. 도메인별로 크게 정리된 4가지 역으로 각각의 로세스 

역을 표시하여 최종 완성한 CM4U PA는 Fig. 2와 같다.

Fig. 2. Process Areas of CM4U

학정보화 특정 역의 로세스 개선 활동에 요한 목표

들을 달성하기 해 수행 되어지는 련 Practice들의 모음으

로서, 하나의 로세스 역은 반드시 성숙단계 2∼4 벨  

하나에 포함된다. 따라서 CM4U 각 벨에 해 매칭되는 

로세스 역을 정의하게 되어 임워크를 완성하게 된다. 

3.3 CM4U에서의 HQ Management

UPL(University IT project Plan)은 학정보화 IT 기본계

획을 의미한다. 학정보화의 커다란 장기 인 계획이 포

함되며, 학본부에서는 정보화 기본계획 뿐만 아니라 정보

화 산과도 같이 맞추어 계획을 수립해 가야한다. 

UVD(Univ HQ Vision Definition)는 학의 비  정의를 

의미한다. 결국 학정보화가 존재하는 이유는 학의 비  

수립이 우선이다. 따라서 학의 비 을 정의하고, 이에 맞는 

학정보화를 계획 리하려면 기본 으로 학이 목표하는 

비  정의가 필수 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UPER(University IT project Performance)은 학 정보화 

사업에 한 성과 리를 의미한다. 실제로 성과 리측면에서 

로세스를 근하는 사례는 많지 않다. 그만큼 지표를 제

로 수립해야하고, 그에 따른 성과측정의 기 을 마련해야 하

기 때문이다. 하지만 반드시 필요한 요한 사항으로 정보화

리에 요한 로세스이다. 

UEVA(University IT project Evaluation)는 학본부에서 

진행해야할 정보화 평가부분이다. 산이 수반되는 모든 정

보화 사업은 반드시 객 인 평가를 통해 피드백을 거쳐 차

기 사업에 결과가 반 되어야 한다. 이 게 해야 지속 인 

로세스로 연결될 수 있다.

UICC(University IT Continuous Collaboration)는 학정

보화의 상  단계에서 진행되어야 할 지속 인 업을 의미

한다. 평가 결과의 피드백을 통해 IT는 정보 산원과의 업

을 거쳐야만 한다. 각 조직별 역을 정의하고 이에 따라 지

속 으로 상호 업하여 정보화 로세스 수 을 개선한다.

3.4 CM4U에서의 Univ Project

UIM(University IT project Integration Management)는 

학 정보화 통합 리를 의미한다. 학정보화 사업진행시에 

로젝트 리 내에 있는 다양한 8개 역의 로젝트 리

활동들을 결합하고, 로젝트 사항들을 조정하기 해 필요

한 리 활동을 의미한다. 학에서의 로젝트 인력과 조달

리는 학 특성상 소수의 담당자가 많은 부분을 리해야 

하므로, 서로 보강하여 통합 리 하는 것이 요하다. 

UMC(University IT project Management & Control)은 

학에서 진행되는 IT 로젝트를 반 으로 리하고 조

정, 통제하는 역이다. 많은 로젝트가 정보화 산을 통해 

수행되는데, 이런 로젝트들을 체 리하고 통제하는 역

할은 학본부  정보 산원에서 동시에 확인해야 한다. 

UAIT(University Academic IT project)는 학 학사에 

련한 로젝트 역을 의미한다. 학에서는 학기를 심으

로 스 이 진행되는데 이에 맞는 수업, 성  등에 한 지

속 인 IT 개선이 진행되어 학사지원과  정보 산원에서 

이를 서비스한다. 이에 한 로세스를 수하여 학에서 

가장 요한 학 학사 역을 리한다.

SASM(Study & Administration Service Management)는 

학에서의 학사 지원에 한 행정 역을 의미한다. 교무 

련한 수강 리, 등록, 장학 리  학행정을 한 기획, 인

력, 산까지의 범 한 뿐의 IT 서비스 리이다.

UMM(University IT Maintenance Management)는 학

의 IT 로젝트  운   유지보수 련한 부분이다. 개발

이후 운   유지보수는 실제 학정보화 서비스의 가장 큰 

부분이다. 정보 산원에서는 IT 인 라와 함께 실제로 유지

보수 리에 많은 역량을 집 하고 있고, 정보화 사업 리 

역의 수  확보를 해서 유지보수 리에 한 부분은 필수 

항목이다.

QUPM(Quantitative University IT project  Management)

는 CM4U의 지속  정보화 수 리  개선에 한 상 단

계의 로세스 역이다. 어느 정도 수 의 정보화 로세스

가 갖추어 지면, 이후는 행정평가 등을 통해 지속 으로 정보

화 사업 리를 수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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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CM4U에서의 Univ IT Governance

UCO(UCC Control)은 CobiT 기반의 IT 거버 스 임

워크를 통제 조정하여 로세스 역에 반 한다. CobiT을 

통해 반 인 IT를 총체 으로 지배할 수 있고, 그에 따른 

통제  리 도구를 용한다.

HRV(HQ Requirement Validation)은 요구공학 측면의 행

정본부에서의 요구사항 검증을 의미한다. 업에서 나오는 

다양한 요구사항이 실제 IT담당자에게 해지면서 어떻게 확

인되고 검증되는지에 한 체계 인 리 차이다.

UCSP(UCSP Control)는 CobiT 기반의 IT 거버 스 

임워크를 어떻게 로세스화 하여 실제 용하는지에 한 

차를 의미한다. UCSP는 평가를 통해 지속 으로 조정안이 

개선되어 반 되고 진 으로 순차 수행되는 나선형 로세

스(Spiral Process)의 형태의 로세스 역으로 용된다.

FF(Framework Focusing)는 학정보화 IT 거버 스를 

해 개발된 응용 임워크의  리를 의미한다. 이 

임워크는 CobiT과 CMMi를 기반으로 모두 용되었기

에 학정보화의 최종 목표를 모두 통합 리할 수 있다.

UAC(UAF Compliance)는 학정보화 감리개념을 기반으

로 한 임워크를 의미한다. 학 정보화를 감리개념에서 

측면별로 세분화하여 상이 되는 학 정보화사업 유형별 

감리 시 , 감리 시행 시 감리 역  해당 항목에 한 감

리 역별  수사항을 반 한다.

3.6 CM4U에서의 Univ IT Governance

UITA(University IT project Technical Analysis)는 정보

산원의 학정보화 기술  분석  지원을 의미한다. 정보 산

원의 기본 업무로서 학본부의 행정계획에 따라 IT의 기술  

분석을 통해 학정보화의 실제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UIQA(University IT project Quality Assurance)는 학

정보화 사업 체 인 품질 보증을 의미한다. IT업무 자체에 

품질을 용하기가 쉽지 않고 사례도 많지않으므로, 이에 

해서는 감리 개념이나 임워크를 통해 세부 인 기 을 

세워 품질을 리하게 된다.

UISM(University IT system Scope Management)는 학

정보시스템의 범 리를 의미한다. 여기에서 범 는 정보

산원의 시스템 운 리부터 IT 인 라까지 체 인 범 를 

의미하며, 범 의 명확한 기 수립을 통해 IT 업무와 함께 

리된다.

SSM(Study & Administration IT System Service Man-

agement)는 학사행정시스템의 서비스 자체를 의미한다. 학

정보화는 결국 학사행정시스템이므로 이에 한 기술  운  

 안정성 확보는 곧 정보화 서비스로 이어진다. ITSM과 같은 

서비스개념과 동시에 리될 수 있도록, 로세스를 용한다.

DRM(University IT system Disaster recovery Manage-

ment)는 정보 산원의 장기  기술  비와 상  단계의 

정보화수 에 맞는 재해복구 시스템 리를 의미한다. 학정

보화의 데이터 역시 매우 요한 상황에서, 재 운 상에는 

문제가 없지만 만일에 비해 발생할 수 있는 재해재난에 

비한 복구 시스템 비는 필수 이다. 따라서 재 기본  수

을 넘어 복구를 한 제2의 시스템 단계는 학정보화의 

수  개선에 요한 로세스 항목이다.

4. CM4U 용 로세스  임워크 항목 분석

이번 CMMi기반의 학정보화 임워크인 CM4U를 

학정보시스템에 용하기 해 로세스 역의 분류  검

증을 하 고, K 학교 학본부 학행정본부(학사지원과, 

입학 리과)  정보 산원 담당자 총 30명을 상으로 면 

인터뷰를 수행하여 그 결과에 해 분석하 다. 

실제 모 집단은 K 학교 담당자만을 상으로 정보화 

로세스를 통계 분석하 으나, IT 정보화 의회  학사담당

자, 학 입학담당 의회  국립  정보화 의회 업무 의

에서 타 학 담당자들과 교류를 통해 도출된 유사 의견들을 

기 으로 인터뷰를 진행하 다. 

4.1 CM4U 로세스 (CM4U-P)

본 논문에서 용한 CM4U는 CMMi 기반의 안정 인 기본 

용을 해, Managed  Defined 수 의 개념을 우선 도입하

여 개발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안정화를 해 학본부  정

보 산원이 동시에 이를 용할 수 있어야 하며, CM4U를 활

용한 실질  근이 우선 으로 필요하다. 이를 바탕으로 Fig. 

3처럼 상  벨인 지속  순환 구조의 형태를 갖게 된다. 

Fig. 3. CM4U-P

CM4U가 성공 으로 정착하기 한 로세스로서 학본

부의 사람, 정보 산원의 인 라 그리고 임워크인 CM4U

가 3개의 구심 으로 지속 으로 함께 운 되어야 한다. 학

본부의 행정직원들은 정보화사업과 동기부여를 통한 성과

리를 이루어낸다. 정보 산원은 IT 인 라를 통해 시스템을 

지원하고 IT 로젝트를 성공 으로 수행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역할에 맞는 성숙도 벨, PA(Process Areas)의 가이

드라인과 고유의 방법론 도구로 활용되는 것이 바로 임

워크인 CM4U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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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HQ Management 연계 항목 분석

CM4U 로세스의 4가지 도메인  HQ Management는 

CMMi에서 Process Management에 주로 연계된다. 학행정

본부에 련된 의견들은 반 인 로세스 리에 한 내

용이고, 정보화 계획  학의 비  등의 항목이 해당한다. 

Table 2에서처럼 학행정본부 로세스 리 5가지에 해 

추출된 항목들은 학행정본부에 련한 의견들을 정리하고, 

실제 CMMi의 Process Management에 연계되어 로세스 

리 단계별로 임워크에 용되었다. 

Process Items Related CMMi

UPL(University IT project Plan) Process Management

UVD(Univ HQ Vision Definition) Process Management

UPER(University IT project Performance) Process Management

UEVA(University IT project Evaluation) Engineering

UICC(University IT Continuous 

Collaboration)
Process Management

Table 2. HQ Management Items of related CMMi 

이어지는 Fig. 4는 학본부 학정보화 수 리 측면으

로 기본 으로 먼  수해야할 로세스 항목에 해 필요

성  우선순  별 의견을 분석한 차트이다. 학본부에서 근

무하는 행정직원들은 기본 으로 학정보화의 기본 계획  

비  정의 측면으로 기본 인 필요성을 요하게 생각하고, 

학정보화 수행에 한 결과를 평가하는 로세스에 해 

Engineering 측면으로 연결되었다.

Fig. 4. PA Priority Analysis of HQ Management

학 로세스 리에서 요한 역할을 하는 학행정본

부는 기본 인 정보화 계획을 통해 정보화 산을 반 하고 

학의 비 , 성과에 해 반 인 리를 하게 된다. 그리

고 이에 한 평가  정보 산원과의 지속 인 업을 통해 

주도 인 학정보화의 수 을 단계 으로 높이게 된다.

4.3 Univ Project 연계 항목 분석

CM4U 로세스의 Univ Project 도메인은 CMMi에서 

Project Management와 주로 연계된다. 학정보화 사업 리

에 련된 의견들은 반 인 로젝트 리에 한 내용이

고, 학사행정 로젝트 개발  유지보수 등의 항목까지도 포

함된다. 다음 Table 3에서처럼 학정보화 사업 리에 해 

6가지로 추출된 항목들은 정보화 사업에 련한 의견들을 정

리하고, 실제 CMMi의 Project Management에 연계되어 사업

리 단계별로 임워크에 용되었다. 

Process Items Related CMMi

UIM(University IT  project Integration 

Management )
Project Management

UMC(University IT project 

Management & Control) 
Project Management

UAIT(University Academic IT project) Project Management

SASM(Study & Administration Service 

Management) 
Engineering

UMM(University IT Maintenance 

Management) 
Project Management

QUPM(Quantitative University IT 

project Management)
Project Management

Table 3. Univ Project Items of related CMMi 

다음 Fig. 5는 학정보화 사업 리 측면으로 기본 으로 

먼  수해야할 로세스 항목에 해 필요성  우선순  

별 의견을 분석한 차트이다. 정보화사업 리는 정보 산원

에서 진행하는 IT 로젝트뿐만 아니라, 학에서 진행되는 

정보화사업의 체 인 범 를 리하여 정보화 수 을 리

해야 한다. 정보화 사업을 먼  통합 리하고 이를 리  

통제하는 기본 인 항목을 요하게 생각하고, 그 이후 세부

인 수업  학사행정에 한 서비스로 진행하는 단계 인 

의견을 나타낸다. 수업  학사행정에 련된 서비스는 

Engineering 측면으로 연결되어 보다 체계화된 리가 더 

요한 것으로 확인된다.

Fig. 5. PA Priority Analysis of Univ Project

4.4 Univ IT Governance 연계 항목 분석

CM4U 로세스의 Univ IT Governance 도메인은 CM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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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Engineering과 주로 연계된다. IT 거버 스에 련된 

의견들은 응용 임워크 수에 한 내용이고 CobiT, 감

리의 항목까지도 포함된다. 다음 Table 4에서처럼 학정보

화 거버 스에 해 5가지로 추출된 항목들은 IT 거버 스에 

련한 의견들을 정리하고, 실제 CMMi의 Engineering에 연

계되어 각 단계별로 임워크에 용되었다. 

Process Items Related CMMi

UCO(UCC Control) Process Management

HRV(HQ Requirement Validation) Engineering

UCSP(UCSP Control) Process Management

FF(Framework Focusing) Engineering

UAC(UAF Compliance) Engineering

Table 4. Univ IT Governance Items of related CMMi 

다음 Fig. 6은 학정보화 거버 스 측면으로 기본 으로 

먼  수해야할 로세스 항목에 해 필요성  우선순  

별 의견을 분석한 차트이다. 학정보화에도 거버 스  

로세스 등을 용하여 체계 으로 정보화를 개선해야 한다는 

항목이 많이 제시된다. 추가로 정보시스템 감리에 해서도 

제 로 용하여 실제 실화 하자는 의견으로 상  단계에 

용되었다. IT 거버 스의 핵심 임워크인 CobiT을 용

하는 로세스에 해 확장 연구의 필요성이 있으며[30], 이

는 Process Management 측면으로 연결된다.

Fig. 6. PA Priority Analysis of Univ IT Governance

4.5 IT Service Center 연계 항목 분석

CM4U 로세스의 IT Service Center 도메인은 CMMi에

서 Support와 주로 연계된다. 정보 산원에 련된 의견들은 

학정보화의 기술  분석  지원에 한 내용이고 정보시

스템 인 라 운 의 항목까지도 포함된다. Table 5에서처럼 

5가지로 추출된 항목들은 정보 산원에 련한 의견들을 정

리하고, 실제 CMMi의 Support에 연계되어 기술지원 단계별

로 임워크에 용되었다.

Process Items Related CMMi

UITA(University IT project Technical 

Analysis)
Support

UIQA(University IT project Quality 

Assurance)
Support

UISM(University IT system Scope 

Management)
Engineering

SSM(Study & Administration IT System 

Service Management)
Support

DRM(University IT system Disaster recovery 

Management)
Support

Table 5. IT Service Center Items of related CMMi 

다음 Fig. 7은 정보 산원의 학정보화 측면으로 기본

으로 먼  수해야할 로세스 항목에 해 필요성  우선

순  별 의견을 분석한 차트이다. 정보 산원의 산 직렬에 

한 의견들로 확실한 정보화 기술 지원  정보화의 품질 

수 유지를 기본으로 생각하고, 정보시스템의 안정  유지를 

요하게 생각하 다. 그리고 물리 인 IT 인 라에 한 운

 범 리에 해 Engineering 측면으로 연결되었다.

Fig. 7. PA Priority Analysis of IT Service Center

5. 결  론

CM4U에 의한 학정보화 리를 수행하면 학 특성에 맞

는 학본부조직  정보 산원, 학정보화 사업에 맞는 기

이 세워지고 이것을 측정할 수 있는 항목이 도출될 수 있다. 

재 학정보화에서 CMMi를 용한 개념에 해서는 명확한 

참고자료나 사례가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CM4U가 실제 학

정보화에서 의미 있고 실제 실화되기 한 수단이 되도록 

학본부와 정보 산원 담당자들이 필요성을 해 노력해야 

한다. 요한 것은 감리에 임하는 각 담당자들의 역량과 자세

로 한 차원 높은 학정보화는 실 될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에서 제시한 CM4U의 개념을 통하면 학에서도 

CMMi 기반의 로세스가 제 로 자리할 수 있다. 세부 인 

requirement를 추가하여 본 연구에서 CM4U 2.0 구성으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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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 인 인증단계까지 갈 수 있도록 향후 연구를 좀 더 확장

할 수 있다. 향후 연구과제로는 CM4U의 단계  차를 반

한 학정보시스템 세부 항목을 연구하여, 실제로 학 조직 

내에 실화 될 수 있도록 하고 정책  인증단계로의 Best 

Practice를 수립해 갈 것이다. 그리고 IT 거버 스를 한 상

, 하  측면 모두의 역할을 기존 연구를 참조하고[30], 학 

정보화가 나아가야 할 거버 스 모델의 필요성  타당성 등

을 추가하여 학 정보화 거버 스 정립을 한 연구로 확장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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