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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새로운 시도 

- 분산생산시스템(TEAM)의 개발동향 

李長載1) 

첨단민간기술개발 우선전략(ACTS)으로 대표되는 미국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클린턴 행정부의 기술개발 노력은 현재
까지 많은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러한 성과여부는 재선을 위한 클린턴의 선거 캠페인에서도 많이 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클린턴 행정부의 신기술정책의 주요한 특성으로는 특정기술개발을 위한 산·학·연·관의 기술컨소시움의 구성을 들 수 있다(클린턴 

기술정책의 시련 1995, 과학기술정책동향 '96.1., pp. 8∼12 참조). 

과거 독점금지법(Anti-trust Law)이 1984년 국가협동연구법(National Cooperative Research Act)에 의해 연구개발영역에
서의 독과점이 완화된 이래 정부의 지원을 받는 산·학·연 협동의 기술컨소시움이 형성되기 시작했다. 동 추세는 클린턴 행정부 이

후부터는 반도체, 자동차, 고성능 컴퓨터 등 분야에서 더욱 구체적인 특정기술개발을 위한 기술컨소시움의 구성으로 나타나고 있
다. 

분산생산시스템 (Distributed Manufacturing System)을 개발하기 위한 기술컨소시움도 이러한 시도의 하나로 '96년 1월 중순
에 미국 미시간 주 폰티액(Pontiac)에서 시현(Demonstration)된 첨단생산시스템의 개발현황은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미국에서의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본 고에서는 현재 미국에서 진행 중인 첨단생산시스템인 TEAM Project의 주요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고 시사점을 고찰하고자 한
다. 

〈첨단생산시스템의 주요개요〉 

첨단생산기술(TEAM: Technology Enabling Agile Manufacturing) 프로젝트는 1994년에 출발하여 1998년까지 운용되는 미
국의 산·학·연·관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기술개발프로그램이다. 이는 지역적으로 분포된 생산관련 잠재력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

합하는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의 개발을 통해 수요에서 부터 최종생산에 이로는 생산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한 것이다. 

동 시스템 개발에 참여한 주체는 휴 항공사(Hughes Aircraft Co.), 제너럴 자동차(General Motor Co.), 포드자동차(Ford 
Motor) 일리노이스 대학, 신시내티 첨단생산과학연구소, 오크 리지 연구소(Oak Ridge National Laboratory), 샌디아 국립연구
소(Sandia) , 로렌스 리버모 국립연구소(Lawrence Livermore National Lab: LLNL) 로스 알라모스 국립연구소(Los 
Alamos), 에너지부의 캔사스시 핵생산시설, 국립표준기술원(NIST) 등이다. 

1월 17일에 시행된 TEAM 프로젝트의 시현은 미국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목적으로 한 첨단생산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한 향후 4년
간 연구노력의 주된 이정표를 나타내었다는 의미를 갖는다. 주요한 목적은 시장수요에 빨리 대응하고 생산에 따르는 비용을 줄이
기 위한 제품개발과 장비, 생산착수사항을 준비하기 위한 것이다. 

동 기술개발 프로그램은 정부의 에너지부가 중심이 되어 수행하고 있으며, 에너지부는 이 사업에 매년 5백만 달러를 지원하고 있
으며, TEAM 프로그램의 기타 산업체 참여자들은 매년 12백만에서 15백만 달러를 투입하고 있다. 

에너지부가 동 프로그램을 지원하게 된 주된 이유는 예산감축이라는 상황에서 무기부품의 생산을 위한 비용을 절감하고자 하는 
동부처의 수요에 토대를 둔 것이다. 

미시간에서 있었던 TEAM의 시현에서는 실린더 헤드(Cylinder Head)의 개발과 생산을 계획하고 있는 전국 각지의 10개 조직
이 함께 참여했다. 이번의 시현은 미국, 혹은 세계 각지에 분산되어 있는 자원을 이용하여 고도의 정밀도를 가진 제품을 설계하고 
생산할 수 있도록 하는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의 통합장치(toolbox)를 개발하기 위한 다단계 노력의 일부였다. 

〈TEAM의 구조화 시현성과〉 

TEAM의 구조는 4개의 주된 분야와 이들을 완전한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하고자 하는 노력을 포함한다. 이들 분야들은 제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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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인과 기업협력, 생산기획과 통제, 가상생산, 지적 폐쇄 순환공정 그리고 통합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 제품 디자인과 기업협력: 생산가능성과 비용분석을 위한 디자인 장비(tool), 제품과 생산공정의 정의와 통제를 위한 시스템, 이
들과 타 요소를 제품생산에 통합하기 위한 방법들 담당하고 있다. 

- 생산기획과 통제: 생산기획과 작업장 통제과정의 개선을 위한 자동화된 장비의 배열, 그리고 생산공정, 자원, 그리고, 재료의 이
용을 최적화하기 위한 거시, 미시적 입안자들의 고용을 담당하고 있다. 

- 가상생산(Vitual Manufacturing): 생산공정의 시뮬레이션과 모델링을 담당하고 있다. 

- 지적 폐쇄-순환 공정: 공적기계 운용과 같은 생산공정의 통제를 증진하기 위한 시스템에 초점을 두고 있다. 여기에는 또한 장
비 플랫폼(일종의 생산장비의 집합장소)의 영역을 넘어 생산을 최적화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공작기계제어기와 다른 소프트웨
어 제품을 위한 구조의 개발이 포함된다. 

- 통합: 4개분야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림 1> TEAM 프로그램조직 

이들 영역의 각각에서 TEAM 프로그램 그룹은 현재 산업에서 존재하고 있는 다양한 기술을 균형화하여 응집성 있게 처음부터 끝
까지 생산에 활용할 수 있도록 배치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1월 17일의 시현에서는 네트웍을 통한 자료의 송부, 다양한 CAD-
CAM 프로그램의 이용, 가상환경에서 디자인과 기계공정의 확인, 제너럴 자동차에서 부품을 만?고 이들 부품을 포드 연구팀이 품
질검사를 하는 형태로 수행되었다. 

이러한 노력에 대해 로렌스 리버모 국립연구소(LLNL)의 TEAM 프로젝트의 기술관리자인 Robert Burleson은 현재 동과제에서
는 통합장치(toolbox)를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이러한 노력이 곧 실현가능할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한편, TEAM 의 생
산기획과 제어분야의 책임자인 Buddy Hewgley는 이들 모든 기능을 통합하는 업무가 가장 도전적인 것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
다. 

LLNL의 TEAM을 위한 지적 폐쇄-순환 공정의 책임자인 Howard McCue는 첫번째 시현의 결과에 대해 아직 완전하지는 않으
나 많은 잠재력을 가진 것을 확인하였고 또한 현재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를 이해하기 시작했다고 언급하고 있다. 

〈시사점〉 

산·학·연·관의 기술컨소시움을 통한 TEAM 프로그램의 개발 노력은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미국의 기술적인 새로운 시도로 

향후 많은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공간적 개념을 초월한 부존요소를 통합하여 생산에 활용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생
산 관련 시설을 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분산생산방식을 구축하고자 하는 노력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현재 까지 개발된 기술들은 일반기업이 일정한 비용만 지불하면 생산에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 있다. 

네트웍을 통한 시스템의 통합과 이를 생산방식에 적용하려는 시도는 현재 생산방식이나 조직구조 등으로 인해 해결해야 할 많은 
과제를 내포하고 있으나 국가의 과학기술 및 생산요소의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새로운 시도의 하나로 우리의 경우 연구의 필요
성이 요청된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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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TEAM 제품생산모델

 

주석 1) 정책동향팀, 선임연구원 

 

 

 

 

 

 

 

 

 

 

http://www.stepi.re.kr/upload/product_stp/AB01-1996-M03-001.HTM (3 / 4)2006-05-15 오후 2:05:06

http://www.stepi.re.kr/upload/product_stp/IMAGE/AB01-1996-M03-0006-01.JPG


과학기술정책동향(통권 제84호) 1996.3 001

 

 

http://www.stepi.re.kr/upload/product_stp/AB01-1996-M03-001.HTM (4 / 4)2006-05-15 오후 2:05:06


	www.stepi.re.kr
	과학기술정책동향(통권 제84호) 1996.3 0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