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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國 企業組織의 變化 

黃蕙蘭1) 

Ⅰ. 미국의 산업 경쟁력 약화와 거대 기업들의 위기 

각 산업 부문에서 아성을 구축하고 있던 미국의 거대 기업들이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컴퓨터업계의 거인 IBM
이 대폭적인 인원 감축과 적자에 허덕이고 있으며 미국 기업의 상징으로 존재하던 GM도 작년 엄청난 적자를 기록하여 미국인들
의 위기감을 고조시켰다. 이 밖에도 미국의 대표적 기업들인 웨스팅하우스社나 아메리칸 익스프레스社 등도 문책에 의한 경영진 
퇴진 등의 위기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들의 위기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한때 '아메리칸 드림'의 안내서 역할을 하던 시어스 
백화점의 우편 주문용 카탈로그의 終刊이 상징하는 바와 같이 '아메리칸 드림'의 종언을 의미하는 것일까? 아니면 급변하는 환경
에 살아남기 위한 기업 재구축의 일환으로 파악해야 할 것인가? 

현재 이와 같은 미국 거대 기업들의 위기는 미국의 산업 경쟁력 약화와 맥을 같이하여 논의되고 있다. 즉 미국 산업의 경쟁력 약화
는 거업조직을 포함한 미국의 산업조직의 약체화에서 비롯되었다는 논의이다. 급변하는 기술 개발 환경 및 거대 기업들간 경쟁의 
심화라는 상황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유연함과 신속성을 결여하고 있다는 것이 미국의 기업 및 산업 조직에 대한 공통적인 지
적이다. 

그러나 문제에 대한 공통적인 인식에도 불구하고 각 입장에 따라 제출하고 있는 답은 상이하여 현재 논쟁이 전개되고 있는 상황이
다. 한편으로는 미국의 많은 연구자들이 경제와 기술 개발의 기적을 낳은 황금거위로 일본적 경영 방식 또는 일본의 조직 특성을 
지목하고 이의 연구에 매진하여 왔다. 일본적 경영 방식이 주는 이익에 강조점을 두는 논자들 가운데에서도 입장의 차이가 있지
만 주로 이들은 정보 기술 패러다임 하에서의 기술 개발의 시스템적 성격을 강조하여 일본 계열 구조가 보여 주는 바와 같은 수직·
수평적 통합이 기술적 지식의 창출에 있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입장에 서서 문제를 바라 보고 있는 논자들에는 미국 반도체 산업과 컴퓨터 산업의 위기를 분석하는 Ferguson(1990)등
이 있다. 이들은 미국 상황에 맞는 계열 구조 혹은 유로-아메리카 기업 계열의 구축을 통해 연구개발 부문간의 동맹과 부품 생산
과 범세계적인 마케팅을 추진할 수 있는 수직적이고 수평적인 기업 동맹을 형성해 나가야 한다는 것을 위기 극복의 해결책으로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업간 동맹은 기업 합병이나 매수 등의 기존 방식과는 달리 기업가 정신과 시장 원리 그리고 혁신 기술 개발 기업
에 대한 융통성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것으로 진화해 나가야 할 것이라는 것이 또한 이들 주장의 내용이다. 이러한 방식에 가장 부
합하는 예로서는 대기업이 소규모 기업에 대한 소액 주주로서 장기적인 지분 투자등을 통하여 소기업들의 혁신성 자체를 보장해 
줄 수 있은 기업간 관계 등을 상정할 수 있다. 

한편 정보 기술 패러다임 하에서의 기술 개발의 핵심이 디자인 능력에 기반한 제품 차별화 및 고부가 가치 제품의 개발에 있다고 
보는 논자들은 앞서의 논의들과는 반대의 입장에서 문제를 진단하고 있다. 즉 이들은 미국의 모험 기업 복합 지역(실리콘 밸리 
등)에서 보여지는 바와 같은 기업 조직의 패턴이 고부가 가치를 지닌 제품이나 새로운 시장을 개척할 수 있는 신제품을 개발하도
록 하는 '돌파적 혁신'의 유형에 적합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러한 입장에 서 있는 논자들은 컴퓨터 산업을 분석한 Rappaport & Halevi(1991)나 반도체 산업을 분석한 Gilder(1988) 등
이 있다. 이들은 미국이 디자인 집약적인 고부가 가치 제품의 개발이나 보다 많은 부가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개발, 
시스템 통합 등의 부분에 집중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즉 제조 부문에의 집중을 통해서는 더 이상 부가가치를 창출을 기
대할 수 없으므로 이런 부분은 일본을 포함한 동아시아 지역과의 분업 구조 형성을 통해 극복하고 오히려 미국기업들은 사용자의 
차별화된 욕구에 부응함으로써 보다 많은 부가 가치를 창출하는 데에 전력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Microsoft社 같
은 경우는 컴퓨터를 제조하지도 판매하지도 않으면서도 가장 많은 부가 가치를 창출하고 있는 가장 모범적이 사례로서 고려될 수 
있다. 즉 이들은 미국 기업들의 위기는 '돌파적 혁신'에 적합한 기존의 미국식 기업 조직의 모델을 보다 더 진전시켜 나가 현재의 
경직화된 기업 구조를 전환시켜 나감으로써 해결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즉 현재 논쟁이 진행되고 있는 구도는 다시 말하면 미국이 기존에 가지고 있는 디자인 능력에 기초한 '돌파적 혁신' 모델이 가지
는 강점을 保持하면서 동시에 일본식 계열 구조가 보여 주는 바와 같은 수평, 수직 통합을 통한 혁신 과정에서의 시너지 효과 창출
이라는 이점을 어떻게 결합할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를 중심으로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Ⅱ. 새로운 기업 조직의 대두 

새롭게 등장하는 기업 조직 

http://www.stepi.re.kr/upload/product_stp/AB01-1993-M03-005.HTM (1 / 5)2006-05-22 오후 5:41:23

http://www.stepi.re.kr/upload/product_stp/%23%EC%A3%BC%EC%84%9D1)


과학기술정책동향 Vol.3 No.3 1993.3 (통권 제48호) 005

현재 미국에서 경직된 기업 조직 변환을 위한 시도의 하나로서 제출되고 있는 것이 바로 '모듈 기업(modular corporation)', '가
상기업(virtual corporation)'의 개념이다. 이 두 개념은 기업이 핵심 능력(core competence)을 중심으로 활동을 수행하고 비핵
심적인 활동에 대해서는 외부 기업으로부터의 조달이나 타기업과의 연합, 제휴 활동을 통하여 충족하는 기업 형태를 지칭한다. 
'가상 기업'이라는 개념은 Dividow & Malone이 저술한 「The Virtual Corporation」이라는 책에서 처음 제출된 개념으로서 그 
의미는 단일 기업으로서 광범위한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대부분의 활동들이 내부화에 의해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경우에 
수많은 타기업들과의 연합 활동에 의해 충족하고 있는 기업을 지칭한다('가상(virtual)'이라는 개념은 컴퓨터산업에서 나온 
'virtual memory'라는 용어로부터 유래한 것이다. 'virtual memory'는 컴퓨팅時 소프트웨어 등의 기능에 의해 실제 가지고 있는 
메모리 용량보다 더 많은 용량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활용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이런 기업들의 예는 현재 특히 의류 산업부분이나 전자 산업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다. 대표적인 모듈 기업으로서는 PC 메이커인 
Dell Computer, 마이크로프로세서 디자인 기업인 Cyrix, 의류·신발업체인 Nike, Reebok 등을 들 수 있다. 이들의 기업 활동을 

통해서 모듈 기업, 가상 기업에 대한 이해를 돕도록 하자(이하의 기업 예는 Fortune 93년 2월 8일자와 Business Week 93년 2
월 8일 자를 인용한 것임). 

■ 의류업체: 나이키, 리복 

나이키와 리복은 디자인과 하이테크의 마케팅, 패션을 선도하는 신발 등 그들의 강점에 초점을 맞추어 기업 활동을 전개시키고 있
다. 나이키는 하나의 작은 공장을 가지고 있고 리복은 공장을 가지고 있지 않다. 이 두 기업은 모든 신발 생산을 대만, 한국 등의 
아시아 국가들과의 계약에 의해 수행하고 있다. 제조 부문의 외부 조달은 이들 기업에 공급하는 기업들이 신제품에 대한 생산에 
맞게 공정을 재구조화하는 데에 전문성을 가질 수 있게 됨으로써 리복이나 나이키가 빠르게 변화하는 수요자들의 기호에 민감하
게 반응할 수 있도록 한다. 

■ 컴퓨터업체: Dell, Gateway, Computer Add, TelePad, Sun Microsystems 

이들은 거의 모든 부품을 외부 공급자로부터 조달받고 자신들은 최종 조립만을 담당하는 형태로 기업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Dell Computer는 마케팅과 서비스 부분에만 집중하고 있으며 2개의 소규모 공장을 임대하여 최종 조립을 담당하고 있다. Dell사
의 컴퓨터는 현재 SCI 시스템社나 아시아지역에서 제조되고 있다. 이 기업은 판매 인력이나 서비스 인력에 대한 투자에 신경을 쓰
고 있다. 이들은 IBM 호환 기준을 팔고 있지만 다른 업체들이 전문 판매업자를 통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 반면 Dell은 신문 광고
나 상품 카탈로그를 통해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또한 이들은 표준 제품만을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커스
텀 제품도 판매하고 있다. 즉 고객들이 선택할 수 있는 많은 부품의 사양들이 있어 예를 들어 고객의 요구에 맞추어 미쯔비시의 모
니터에 인텔의 마이크로프로세서를 장착한 컴퓨터를 만들어 공급하는 것이다. 

TelePad는 내부 디자인 능력에 특화하여 소수의 엔지니어들로만 구성되어 있는 기업이다. 이들도 또한 제조 공장을 가지고 있지 
않다. TelePad는 GVO Inc.와 공동으로 컴퓨터를 디자인, 개발하였고 엔지니어링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텔의 팀과도 공동 
작업하였다. 이외에도 이 기업은 수많은 외부 기업과 소프트웨어나 기타 부품의 공동 개발을 수행하고 있으며 IBM의 공장을 이용
하여 제조를 하기도 하는 등 기업의 핵심 활동만을 남겨놓고 모든 부분을 외부와의 계약이나 연합에 의하여 기업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렇게 외부 조달과 외무 기업과의 연합, 계약에 의해 기업 활동을 전개시켜 나가고 있는 기업들의 성과가 근래들어 수직 통합된 
거대 기업들에 비교해서 두드러지게 앞서 나가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그림>은 외부 조달과 수직 통합 정도와 기업의 이윤율
을 비교한 것으로서 단적으로 새로운 기업 조직으로 부상하고 있는 모듈 기업, 가상 기업의 경우 현재 더 높은 효율을 거두고 있음
을 보여 주고 있다. 

■ 거대 기업들의 변신: MCI, General Motors 

이러한 모듈 기업, 가상 기업으로의 변천은 비단 모험적인 소기업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수직 통합된 대기업들에서도 최근 이
런 시도들이 나타나고 있다. MCI는 장거리 전화 회사로서 현재 그 핵심 능력을 네트워크 통합과 소프트웨어 개발에 집중하고 있
고 통신 기기의 개발과 제조는 외부기업에 의존하고 있다. 

미국의 대표적 자동차업체인 GM도 현재 부분적으로 모듈 기업으로의 변신을 시도하고 있다. GM의 부품 공장은 200,000명의 인
력을 고용하여 매년 240억 달러의 부품을 생산해 왔으며 내부 수요의 70% 정도를 자체 생산에 의존해 왔다. 그러나 지난해 12
월 GM은 총 부품 판매의 14%에 해당하는 5개 이상의 공장을 매각 또는 파트너십에 의한 경영으로 전환할 것임을 선언하였다. 이
는 미국의 대표적인 수직 통합기업의 첫번째 변신 노력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주목 대상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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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기업 조직 등장의 배경과 새로운 조직이 주는 이익 

그렇다면 이런 미국 기업 조직의 변화는 왜 일어나는 것이며 이들 기업에 구체적으로 어떤 이익을 주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자. 
현재 모듈 기업의 형태가 가장 많이 발견되고 있는 산업은 의류 산업이나 전자 산업 부문이다. 이을 산업의 특성은 제품에 대한 수
요가 빠르게 변화하고 이에 민감하게 대처할 수 있은 능력이 기업의 사활을 좌우한다는 데에 있다. 

<그림> 외부 조달 정도에 따른 이윤율의 정도 

외부 조달 및 타기업과의 연합 관계 형성을 통해 기업 활동을 전개시켜 나감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
다. 첫째, 신제품의 생산에 있어 단위당 비용과 필요 투자액을 최소화시켜면서 빠른 시일 내에 전환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 둘째, 
따라서 이런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기업들은 신제품 개발에 필요한 소프트웨어의 개발이나 시장 조사, 엔지니어와 서비스 인력에 
대한 교육에 더 많은 투자를 하는 것이 가능해짐으로써 신제품 개발에 유리한 입지를 차지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이런 모듈 기업 조직, 가상 기업 조직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바로 정보 통신 기술의 발전이다. 이 모듈 기업 조직은 기존의 단
순한 외부 조달이나 하청 개념으로 파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각기 다른 기업에 위치하고 있은 작업자나 엔지니어, 연구자
들이 상호 교류를 통해 공동 작업을 수행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반 구조로서의 정보 통신 기술의 중요성이 새
롭게 부각되는 것이다. 즉 각기 다른 기업에 있는 인력들이 리얼타임으로 컴퓨터 네트워크를 통해서 동시적으로 작업을 수행함으
로써 새로운 부가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이 모듈 기업 조직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극단적으로 발전시키면 미국 전역의 컴퓨터와 공작 기계를 연결시키는 전국적인 정보 하부 구조를 구축함으로써 정
보 제공 기관을 통해 모든 부품 공급업자, 디자인 기업, 제조업자들이 정보 매체를 이용한 계약('electronic contract')을 통해 연
결되는 구조까지도 상정할 수 있다. 이런 아이디어는 현재 '컴뮤니케이션 수펴하이웨이'라는 개념으로 논의되고 있는 단계이다. 

Ⅲ. 새로운 기업 조직에 대한 전망 

이상에서는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모듈기업, 가상 기업 조직의 특징과 등장 배경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았다. 모듈 기업, 가상 기
업 조직은 수요자의 요구 및 기호의 변화에 맞추어 빠르게 신제품을 개발하거나 커스텀 제품을 개발할 필요성이 높아지는 분야에
서 대두하고 있다. 그런데 그 조직적 특성을 살펴보면 기존의 미국식 혁신 패턴인 캘리포니아 모델의 특징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
로 판단할 수 있다. 즉 전반적인 기업 활동의 패턴을 볼 때 디자인, 제조, 연구개발 등 각 기능 분야에 전문화하고 있는 기업들이 
필요한 경우에 정보 네트워크 또는 매개 기업(broker: 가상 기업, 모듈 기업들은 바로 이 매개 기업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
로서 이해될 수 있다.)에 의해 연결되어 공동으로 제품을 개발하는 방식을 보여 주고 있으며 이는 바로 실리콘 밸리의 모험 기업
들의 보여 주었던 혁신 모델의 특징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모듈 기업, 가상 기업은 1980년대 
후반 이후의 실리콘 밸리의 재부흥이라는 맥락에서 평가가 이루어질 때 그 의미를 완전히 이해할 수 있다. 이하에서는 실리콘 밸
리의 재부흥에 대한 대립되는 평가들을 소개함으로써 모듈 기업, 가상 기업이 갖는 의미를 재해석해 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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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리콘 밸리의 재부흥과 새로운 기업 조직 

Saxenian(1990)은 1980년대 침체에 빠졌던 실리콘 밸리가 1980년대 후반 이후에 재부흥하고 있는 것을 목격할 수 있다고 주
장하고 있다. 즉 RISC 칩 등의 새로운 돌파적 기술이 나타나고 있으며 고용이 새로이 창출되고 있는 실리콘 밸리 초기 발전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 같은 'start-up' 기업들이 속속 출현하고 있으며 이들의 성장이 괄목할만하다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실리콘 밸리의 재부흥은 실리콘 밸리의 네트워크 조직적 특성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 소기업들은 새
로운 혁신에 특화되어 있으며 '실리콘 브로커'들이 각 부문에 특화하고 있는 기업들 사이 그리고 공급자와 수요자사이를 연결시키
고 있으며 대기업과 소기업들이 디자인, 개발, 제조상의 문제점을 공동으로 해결해나가는 특징들을 보여 줌으로써 다이내믹한 네
트워크 조직의 특성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네트워크 조직을 통한 기술적 지식 및 고부가 가치의 창출이 실리
콘 밸리의 재부흥을 가능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앞서 살펴본 모듈 기업, 가상 기업 조직은 바로 이러한 미국식 혁신 모델의 특징 속에서 이해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특
히 Saxenian의 개념을 빌린다면 가상 기업, 모듈 기업이라고 분류되는 많은 기업들이 매개 기업(실리콘 브로커)의 역할을 담당하
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즉 이 기업들은 핵심 능력을 중심으로 기업 활동을 전개시키면서 디자인, 제조, 연구개발 등 각각의 기
능들에 특화하고 있는 기업들을 연결하여 신제품을 개발, 생산함으로써 네트워크 내에서의 매개자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
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새로운 기업 조직의 출현은 '돌파적 혁신'에 적합한 기존의 미국식 혁신 조직의 모델이 진전되는 과정 속에서 나타
나고 있은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앞서의 미국의 산업 조직 및 기업 조직의 논쟁을 통해 볼 때는 Rappaport나 Guilder 같은 논자
들의 입장이 관철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산업 미래학자인 Nagel 교수는 이런 가상 기업 조직이 일본식 계열 구조
에 대한 미국식 해석이며 오히려 일본의 계열 구조보다 더 유연하고 강력한 힘을 발휘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렇지만 기업 조직에 대한 실험은 현재 진행 중에 있는 것이며 그 전망에 대해 섣불리 판단을 내리기는 어렵다. Kenny & 
Florida(1990) 같은 논자들은 실리콘 밸리의 네트워크에 의해 긍정적인 효과만이 창출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실리콘 밸
리 내부의 과다한 경쟁, 인력의 지나친 이동, 규모의 한계에 의한 세게 경쟁에서의 한계 등의 문제점 또한 존재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실제로 앞서의 논쟁 구도에서 도출되었던 제조 기술 취약성의 문제등은 미국 기업의 생산 및 개발의 세계적 수준
으로의 분산화라는 문제와 연결되면서 미국 산업 전체의 수준에서 보았을 때는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는 소지로 작용할 위험도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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