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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팩토리 발전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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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아디다스 스피드팩토리가 공식 폐쇄되었으나, 그 원인과 배경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극히 적다. 본 연구는 이

론적 고찰을 통해 스마트 팩토리 분석 프레임워크를 제안하고, 이를 스피드팩토리에 적용하여 스마트 팩토리 정책

방향을 제언하였다. 스피드팩토리는 대량 맞춤 체계를 적용하고자 하였고, 그 과정에서 희생되는 생산 효율성의

저하를 생산 인력 감축과 물류비용 절감으로 상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실상 스피드팩토리에서는 맞춤형 신발

은 전혀 생산하지 않았다. 이는 생산자, 소비자, 공급 사슬 측면의 대량 맞춤을 위한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기 때

문이다. 분석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스마트 팩토리는 맞춤형 생산과 효율성

향상을 별개의 목표로 설정해야 한다. 둘째, 중장기적 관점에서 대량 맞춤을 위한 기반 기술들을 조화롭고 균형

있게 육성해야 한다. 셋째, 생산 반영 가능 맞춤형 디자인에 대한 투자와 연구개발이 필요하다.

키워드 : 스마트 팩토리, 아디다스, 스피드팩토리, 대량 맞춤, 정책, 분석

Key Words : Smart factory, Adidas, SpeedFactory, Mass Customization, Policy, Analysis

ABSTRACT

Adidas SpeedFactory was officially closed on April in 2020. However, little is known about the cause and

background. This study aims at providing an analysis framework for smart factory based on previous

literatures. Then, current study applies the proposed framework to SpeedFactory to suggest smart factory policy

directions. Adidas SpeedFactory announced that it would offset the reduction in production efficiency sacrificed

from adoption of mass customization by reducing production manpower and logistics cost. However, only two

factories were established, and they never produced customized shoes because requirements for mass

customization in terms of producer, consumer, and supply chain were not met. Based on the analysis,

following implications are obtained. First, the smart factory should set customized production and efficiency

improvement as separate goals. Second, enabling technologies for mass customization should be fostered in a

harmonious and balanced manner. Third, investment and R&D in customization design for manufacturing is

requi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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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4차 산업 정책

독일 High-Tech Strategy 2020 [22]

프랑스 The New Industrial France [26]

영국 Future of Manufacturing [19]

미국 Advances Manufacturing Partnership [40]

일본 Society 5.0 [42]

중국 Made in China 2025 [46]

한국 I-KOREA 4.0 [49]

표 1. 주요국의 4차 산업 정책[10]
Table 1. Major countries’ Industry 4.0 policies [10]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1단계 2단계 3단계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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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C

(Proof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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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ume

Scal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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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l

Scal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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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ization

&

Individual

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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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백만 족

이상

구축

일정

연구개발

테스트 랩

및 생산

공장 구축

(독일

안스바흐)

생산 공장 구축

(미국 아틀란타)
수요처

그림 1. 스피드팩토리 물류 프로세스 단순화 개념도 [3]
Fig. 1. Concept of the simplified logistics proposed by
Adidas SpeedFactory[3]

표 2. 아디다스 스피드팩토리 구축 및 생산 계획[3]
Table 2. Adidas SpeedFactory production and operation
plan[3]

Ⅰ. 서 론

4차 산업 혁명이 국가 제조업 혁신의 핵심 동력으

로 떠오르면서 스마트 팩토리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

아지고 있다. 2011년 독일이 하이테크 전략의 이니셔

티브중하나로 4차산업혁명(industry 4.0)을소개한

후 표 1과 같이 미국, 중국, 프랑스, 영국, 일본, 한국

등은 자국의 제조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4차 산업

정책과 전략을 속속들이 마련하여 국가적 현안으로

중점 추진하고 있다[10].

정부주도의산업정책이전개됨에따라민간영역

의 스마트 팩토리에 관한 관심과 투자도 활발히 진행

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2015년 독일 아디다스 그룹은

로봇, 3D 프린터를 이용한 제품 생산과 물류 흐름을

대폭 간소화한 스피드팩토리(SpeedFactory)를 소개하

였고, 이는전세계적으로큰반향을일으켰다. 아디다

스는 수요처 현지에 구축된 스피드팩토리에서 고유한

디자인의 고사양 신발을 생산하겠다고 밝혔고, 이 공

장은 자동화(Automation), 탈중앙화(Decentralization),

유연성(Flexibility) 등 차별적 특징을 가진다고 발표

하였다[1]. 2016년아디다스는 3단계로구성된보다구

체적인 스피드팩토리 구축 및 생산 계획을 발표하였

다[3](표 2).

아디다스는 2016년 스피드팩토리 구축 계획을 소

개하며수요의다양한요구에대한신속한대응, 맞춤

형신발생산, 수요처현지공장설립을스피드팩토리

의핵심특징으로설명하였다[3]. 이러한접근은저임금

국가에 설립된 신발 공장에서 생산된 신발을 후판매

하는방식에서탈피하여수요처현지공장구축및주

문 생산으로의 패러다임의 전환을 시사하는 것이다.

즉, 기존의 대량 생산 체계에서 대량 맞춤 체계로 전

환을의미하며, 대량맞춤도입으로인해발생하는생

산 효율성의 저하를 상쇄시키기 위해 로봇의 적극적

활용과 현지 원재료 수급 및 공급 사슬 단순화(그림

1)를 보완책으로 제시하였다[3].

다만, 일부언론에서는스피드팩토리가로봇및 3D

프린터 등을 이용하여 생산 속도의 비약적 향상을 이

루어냈다고보도하였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일부

언론에서는과거몇주가걸리던신발생산시간을아

디다스 스피드팩토리는 5시간 이내로 단축했다는 특

장점을 주요차별성으로 설명하였다. 그러나, 대량 생

산 체계가 접목된 신발의 순수 생산 시간은 대부분 2

시간내외로스피드팩토리생산신발보다확연히짧다.

스피드 팩토리의 “스피드”는 시장 상황 변화와 수요

트렌드 변화에 대한 빠르고 유연한 대응을 의미한다.

아디다스 스피드팩토리 신발은 AM4 (Adidas Made

For)라는별도의 제품군으로 코드네임이부여되었다.

기존 아디다스 제품과 스피드팩토리 생산 신발의 가

장 큰 차별성은 중창의 소재에서 찾을 수 있다. 아디

다스는 스피드팩토리에서 생산되는 신발의 중창은 기

존의제품과달리 3D 프린터로출력하거나부스트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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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부스트 중창 적용 아디다스 스피드팩토리 생산 신
발 [11]
Fig. 2. Adidas SpeedFactory manufacturing shoes with
boost foam midsole [11]

(Boost Foam)을적용하겠다고밝혔다. 아디다스스피

드 팩토리는 독일 오슬러(Oechsler)와 미국 카본

(Carbon)와의협업을통해 3D 프린터기반창생산을

시도하였으나[6], 3D 프린터를 이용한 중창 적용 신발

은 스피드팩토리와는 관계없이 소량의시제품만이 만

들어졌다. 스피드팩토리 생산 신발 6종은 3D 프린터

출력 중창이 아닌 부스트 폼 중창만이 적용되었다.

한편, 부스트 폼 기반 중창은 열가소성 폴리우레탄

(E-TPU)를 소재로 하며 독일의 BASF사와 아디다스

가 3년간 공동 연구 개발한 결과물이다[11]. 그림 2와

같이 부스트 폼은 기존의 금형에 가압성형하는 창 생

산방식에서탈피하여, 몰드에발포비드를넣고열압

착하는 공정을 통해 생산된다. 부스트 폼은 반발력이

우수하고 회복력이 높은 특성으로 인해 스피드팩토리

뿐 아니라 아디다스의 다른 신발 라인에도 적용이 점

차 확대되고 있다.

아디다스는 스피드팩토리를 소개함으로써 혁신의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하였고, 스피드팩토리는 신발 산

업뿐 아니라 제조 산업 전반에 거대한 파장을 불러일

으켰다. 제조 기업들은 생산성 혁신, 실시간 데이터

수집및분석, 원격자원관리 및제어를주축으로 하

는 미래지향적 형태의 공장 청사진을 앞다투어 발표

하였다.

그러나, 정작 아디다스는 독일 안스바흐와 미국 아

틀란타 2개소에만스피드팩토리를구축하였으며다양

한 수요처 공장 구축이라는 계획은 실천하지 않았다.

또한, 구축 스피드팩토리에서는 맞춤 제작 요소가 전

혀반영되지않은 6종의신발만을생산하였다. 최종적

으로 갑작스러운 폐쇄 계획을 2019년 11월 발표하였

다[6,7]. 또한, 아디다스는 CNN, Wired 언론사[21,24]를

제외하고 스피드팩토리 내부를 투명하게 공개한 사례

가 전혀 없다.

한편 아디다스는 지난 20년간 유지해온 신발 맞춤

생산서비스 MiAdidas를 2019년 11월공식종료하였

다. 당시 성명을 통해 MiAdidas 서비스 종료는 전략

적 판단에 근거한 것임을 밝혔으며, 생산자-소비자간

협업생산 (co-creation)은후속디지털서비스를통해

지속하겠다고 하였으나 현재까지 후속계획이 공식적

으로 발표된 바는 없다.

아디다스스피드팩토리도입당시의폭발적관심과

달리 스피드팩토리의 종료 원인과 배경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거의 없다. 이에 대한 분석 자체로도 흥

미로운 주제가 될 수 있으나, 보다 넓은 관점으로 바

라보면 4차 산업 혁명으로 촉발된 스마트 팩토리의

목적과전략의설정방안도출을위한산업적실증사

례로볼수있다. 본연구는스마트 팩토리의발전방

향을 모색하기 위해 아디다스 스피드팩토리 종료 원

인과 배경을 선행 연구를 통해 도출한 분석 프레임워

크를토대로고찰해보고, 국가및민간차원에서스마

트팩토리의추진정책및접근전략을제언하는것을

목적으로 한다.

Ⅱ. 이론적 고찰

2.1 스마트 팩토리 (Smart Factory)
스마트 팩토리를 바라보는 시각은 매우 다양하며,

이에 대한 정의는 현재까지 완전히 합치되지 않았다
[10]. 스마트 제조(smart manufacturing), 4차 산업 혁

명 (industry 4.0), 산업용 사물 인터넷 (Industrial

IoT), 사이버 물리 시스템 (Cyber Physical System),

사이버물리 제조 시스템 (Cyber Physical Production

System) 등다양한 유사용어들이혼용되어사용되고

있으나, 각각의목적과개념간에어떠한차이가있는

지는분명하지않다. 스마트팩토리를 4차산업혁명의

구체적인 형상으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나[48], 이에

대한 정의는 매우 다양하다. 따라서, 스마트 팩토리

전략 방안 도출을 위해서는 먼저 스마트 팩토리의 개

념을 조망하고 본 연구에서 다루는 스마트 팩토리의

범위를 명료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먼저 학술영역에서 스마트 팩토리에 대한 정의를

살펴본다. 스마트팩토리는 “상황인지기술을이용하

여 작업자와 기계가 협업하여 업무 수행에 도움을 주

는 공장[29]”, “센서가 장착되었고 사람과 기계가 작업

수행을 위해 지원하는 스마트하고 독립적인 공장[33]”,

“다양한요구, 공급망의상황및고객요구사항에실

시간 대응 가능한 통합되고 상호 운용 가능한 시스템

의 집합[13]” 등으로 정의된다. 이들 정의를 통해 스마

트 팩토리는 기존 공장과 달리 기계-작업자 협업, 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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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스마트 팩토리 목적에 따른 접근 방법의 차이
Fig. 3. Different approaches on the purpose of smart factory

싱 데이터, 실시간 수요 대응, 공급 사슬 전체의 정보

공유 등이 강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실무적 관점에서는 스마트 팩토리를 보다 구

체적인 기술 특징을 포함하여 정의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주무 부처에 따라 스마트 팩토리에 대한 정의가

조금씩 다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스마트 팩토리를

“정보 기술, 소프트웨어, 입체 프린팅 등 첨단 제조기

술을 생산현장에 맞춤형으로 결합하여 생산 전반의

효율을 극대화한 공장”으로 정의하고 있다[54]. 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스마트 팩토리를 “외부환경변

화에 공장 내 기기들이 즉각 반응해 자율적으로 최적

솔루션을 제안하는 사이버 물리 시스템”으로 정의하

고 있다[51]. 한편, 민관합동 스마트제조혁신 추진단은

“제품의 기획부터 판매까지 모든 생산과정을 정보통

신 기술로 통합해 최소 비용과 시간으로 고객 맞춤형

제품을생산하는사람중심의첨단지능형공장[56]”으

로 규정하고 있다.

이상의 정의를 종합하면 스마트 팩토리의 목적은

크게 생산 효율성 (production efficiency) 향상과 대

량맞춤 (Mass customization)으로압축됨을알수있

다. 먼저 생산 효율성의 맥락에서는 사물 인터넷, 빅

데이터, 클라우드, 로봇, AI 기술을 접목하여 제품 품

질 향상, 생산 비용 절감, 최적 자재 수급 및 물류 흐

름 제어를 실행하여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이

를 위해서는 실시간 데이터 수집 및 분석이 이루어져

야 하고 나아가 신뢰할 수 있는 예측이 가능해야 한

다. 현재까지 대부분의 연구는 스마트 팩토리의 목적

을생산효율성으로상정하고있다. 일례로사이버물

리시스템 (CPS) 기반스마트팩토리 5C 레벨아키텍

처[28]는 연결(Connection) 레벨, 데이터-정보 변환

(Conversion) 레벨, 사이버(Cyber) 레벨, 인지

(Cognition) 레벨, 자동 구성(Configuration) 레벨로

구분하고 있다. 즉, 효율성을 잣대로 공장 운영 및 관

리 최적화 달성을 위한 수준별 아키텍처를 정의하고

있으며, 이아키텍처에는대량맞춤을위한요소는반

영되어있지않다. 대부분의스마트팩토리관련선행

연구들은스마트팩토리핵심요소기술로 IoT, 빅데이

터, 클라우드컴퓨팅, 인공지능을 제시하고 있으며 [30,

48], 이는 실시간 제조 데이터의 제어-수집-분석-피드

백과정을반복하여생산및공장운영효율을높이겠

다는 것이다. 즉, 스마트 팩토리의 핵심 목표를 생산

성 향상에 두고 있다는 의미이다.

반면, 대량맞춤은생산효율성증진과는상이한맥

락을 내포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다양한 소비자 기호

를 충족시키는 주문 생산 방식은 생산 효율을 극대화

하는 대량 생산과는 완전히 대비되는 개념이다. 대량

맞춤은 대량 생산과 주문 생산의 장점만을 흡수하고

자 하는 생산체계이다. 대량 맞춤은 다양하고 이질적

인 니즈를 맞춤형 제품을 통해 충족시키고 이 과정에

서 발생하는 생산 효율성의 희생을 최소화하겠다 접

근이다. 따라서, 대량 맞춤은 다양하고 이질적인수요

의요구를충족시키기위해유연성(flexibility)의개념

이 제품과 생산 프로세스에 반드시 투영되어야 하며

적정 수준의 생산 효율성과 경제성을 담보해야 한다.

스마트 팩토리를 단일화된 개념으로 보지 않고 생산

수량및가치지향점(개인맞춤생산 vs. 생산효율성)

에 따라 구분한 최근의 연구[20]는 본 연구와 궤를 같

이하고 있다 할 수 있다. 이상의 논의를 정리하면 그

림 3과 같다.

2.2 대량 맞춤 (Mass Customization)
대량 맞춤(Mass-Customization)에 대한 개념과 정

의는이미 30여년전제시되었다[17]. 대량맞춤은 “개

별적인 소비자의 니즈를 충족시키고, 대량 생산에 근

접하는 효율성을 담보로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정의할수있다. 대량 맞춤에관한선행연구

를체계적으로종합정리한연구는대량맞춤을 “운영

수준의 제조 및 조립 단계에서 회사와 고객의 상호작

을통해가치를창출하여대량생산제품과유사한생

산비용및가격으로맞춤형제품을만드는전략”으로

정의하였다[23]. 즉, 대량 맞춤은 대량 생산의 특징인

규모의 경제, 신속 생산, 저가 생산이라는 장점과 주

문생산의특징인고품질, 맞춤생산이라는장점을모

두 흡수한 생산체계와 전략을 의미하는 것이다.

대량 맞춤에서 맞춤의 대상은 크게 사이즈

(size/fit), 기능성 (functionality), 디자인 (design/style)

이라는 3개의 차원으로 구분된다[36]. 일례로 신발 생

산에 있어 소비자들의 족형 특징을 반영한다면 사이

즈 차원이 맞춤의 대상인 것이고, 소비자들이 원하는

외적 형상(예: 색상, 재질 등)을 스스로 디자인 또는

선택할 수 있을 때 디자인 차원이 만족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중창의 쿠션, 경량성등은 기능성에 관련

된 요소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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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맞춤의 범위와 깊이에 대한 소비자 반응을

연구한연구는일관된결과를보이지않는다. 대량맞

춤에 있어 주요 요건은 이 3가지 차원의 맞춤이 다양

하고 조화롭게 제공될 때 수요를 견인할 수 있다[37].

한편, 소비자에게 너무 많은 선택권을 제공하는 것은

구매 저하의 원인으로 구동되기도 한다[39]. 유사한 맥

락에서 특징 피로(feature fatigue)는 너무 많은 제품

특징으로 인해 제품의 만족도를 낮추고 구매 결정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한다[45]. 따라서 맞춤의 범위와

깊이결정은간단하지않으며, 적정수준도출을위해

서 탐색 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대량 맞춤의 성공적 사례는 쉽게 찾아보기 어렵다.

이는설계및제조비용의증가로인한위험과불확실

성으로 인해 제조 기업들의 도입 동기가 충분치 않기

때문이다[50]. 선행 연구[37]는 대량 맞춤 적용 기업 종

사자와의 심층 인터뷰를 통해 대량 맞춤 체계를 접목

한 비즈니스가 성공하기 어려운 다양한 원인을 제조

사, 소비자측면에서논하였으며가장중요한실패원

인으로 대량 맞춤에 대한 명료한 정의와 이해의 부재

에 있음을 단적으로 지적하였다.

한편대량맞춤의성공요인을분석한연구들은 [16,

38]는 대량 맞춤의 성공적 사업화를 위해서는 다양성

과맞춤형제품에대한시장의니즈뿐아니라기술적

성숙도, 모듈화된 제품디자인, 공급 사슬구성원간의

적극적정보공유등이필요함을주장한다. 특히다양

한니즈를흡수/반영할수있는모듈화된제품디자인

과 이를 제품으로 형상화하기 위한 유연한 제품 생산

프로세스는대량맞춤사업화의필수요건이된다. 대

량맞춤을달성하기위한실행전략은다양한니즈반

영이 가능한 제품 차별화, 저렴한 생산 비용, 공급자

와 생산자의 우호적 관계, 소비자와의 적극적인 커뮤

니케이션, 5) 물류 네트워크 통합, 유연하고 수평적인

조직 구조로 정리할 수 있다[38].

경제학적 관점에서도 대량 맞춤 전략과 최적화에

대한 다각적인 분석이 이루어져 왔다. 경제학을 근간

으로 한 대량 맞춤 관련 연구의 주요 발견은 1) 대량

맞춤은지원기술(Supporting technology)의경제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적합한 생산 전략이 될 수 없고, 2)

고객선호비용이과도한경우대량맞춤은적합한생

산체계가될수없고, 3) 최적의커스터마이징전략은

몇 가지 상품만을 제한된 수준에서 다양성을 제공하

는 것이다[12,18].

경제학적 시각을 토대로 수행한 연구들은 대량 맞

춤으로 인한 자가 잠식(Cannibalization) 문제에도 관

심을가졌다. 구체적으로는기존기업이대량맞춤제

품을 신규 출시하는 경우 자가 잠식의 위험은 존재하

지만자사제품간가격경쟁은발생하지않음을증명

하였다[12]. 대량맞춤의전제조건은맞춤제작을위한

제반비용이과도하지않아야하며, 이조건을위배하

는경우단일제품을제공할때보다더많은이윤창출

할 수 없다[12]. 이는 대량 맞춤이 오히려 기업의 수익

성을 악화시킨다는 실증 연구[47]와 일치하는 것이다.

한편앞서소개한바와같이스마트팩토리의핵심

목적을 대량 맞춤을 겨냥한 지능형 생산 공장의 맥락

에서조망한연구들[30, 33, 44, 50]은복잡하고다양한수

요에 즉각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유연 생산을 강조하

고있다. 소비자들이가진다양한니즈를흡수하여제

품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증강/가상 현실(AR/VR)의

활용, 프로토타입제품의신속한생산, 제품디자인-생

산 연계를 위한 지식베이스 엔지니어링, 다양한 종류

의 제품 생산에 적용 가능한 자동화된 정보 흐름, 그

리고동적자원할당및생산스케줄링등이필요하다
[50]. 유사한 맥락에서 소비자들의 다양한 요구에 대한

즉각적 반영과 생산 최적화를 위해서는 실시간 동적

생산계획이요구된다[43]. 대량맞춤체계의핵심인생

산자-소비자 협업을 지탱하기 위해서는 적합한 의사

교환 시스템 및 유연 생산 시스템이 필요하다[44].

2.3 스마트 팩토리 목적별 분석 프레임워크
문헌 연구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스마트 팩토리의

목적은 생산 효율성 향상과 대량 맞춤이라는 이원화

된 목표로 구분된다. 그런데, 이 두 가지 목적은 동시

에달성되기난해하며, 각각의목적에따라생산자-공

급 사슬-소비자로 구성되는 스마트 팩토리의 핵심 성

공요인과추진방향은차이를가진다. 이론적논의를

종합하여 스마트 팩토리 목적별 분석 프레임워크를

도식화하면 그림 4와 같다.

그림 4. 스마트 팩토리 목적별 분석 프레임워크
Fig. 4. Analysis framework for each purpose of smart
fac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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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5

년도 정의 핵심 키워드

2016

수요 현지에서 스마트, 분권

화, 유연 생산 프로세스를 위

한 로봇 기술을 이용하여 생

산하는 공장[2]

로봇 생산,

스마트, 분산,

유연 생산,

수요처 현지

생산

2017

디지털 기반 자동 생산 및 유

연 생산이 가능한 전세계 어

디에나 위치할 수 있는 신발

생산 공장[4, 5]

디지털,

자동화,

유연 생산,

수요처 현지

공장

2019

최신 제조 기술을 이용하여

고품질 스포츠 신발을 만드는

생산 공장[6]

고품질,

최신 제조 기술

표 3. 아디다스 스피드팩토리 정의
Table 3. Adidas SpeedFactory definition

그림 5. 신발 생산 공정 흐름
Fig. 5. Shoe manufacturing process

Ⅲ. 아디다스 스피드팩토리 종료 원인 고찰

이장에서는 2장에서도출된스마트팩토리목적별

분석 프레임워크를 통해 아디다스 스피드팩토리 종료

의 원인을 분석한다.

3.1 스마트 팩토리 구축 목적의 일관성 결여
스피드팩토리도입목적을분명하게정의하는것은

분석의출발점이된다. 아디다스스피드팩토리는개념

적으로 대량 맞춤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3]. 스피드팩

토리는 개인화(Personalization), 맞춤 제작(Customi-

zation)을핵심가치로제시하였으나[1, 3], 맞춤형제품

을 생산한 바가 없다.

아디다스는 대량 맞춤으로 발생한 생산 효율성을

상쇄시키기 위해 로봇 중심 자동 생산설비를 통해 생

산인력감축및현지공장수립을통한물류흐름단

순화와이를통한비용절감을제안하였으나, 이는어

디까지나 청사진 수준에서만 제안된 것이다.

스피드팩토리에대한아디다스내부의시선변화는

아디다스 연차보고서에 기재된스피드팩토리의 정의

에서찾아볼수있으며, 시간이갈수록오히려구체성

은떨어지고있다(표3). 2018년이전에는대량맞춤의

맥락에서 스피드팩토리를 정의하고 있다고 볼 수 있

다. 그러나, 2019년 종료 시점에는 대량 맞춤과 상응

하는 키워드가 관찰되지 않아 2016년에 비해 오히려

모호한정의를내리고있다. 이를통해아디다스내부

에서도스피드팩토리에대한의견이충돌해왔고, 결과

적으로 회의적인 시각이 주류를 이루었다고 가늠할

수 있다. 정리하면, 아디다스 스피드팩토리는 대량 맞

춤이라는 일관된 방향성을 유지하지 못했다.

3.2 지원 기술의 미성숙
아디다스스피드팩토리생산상용 제품에는 3D 프

린터를이용한중창적용모델이빠져있으나, 개념모

델에서 3D 프린터는 핵심 요소로 늘 강조되어왔다.

미국 아디다스 홈페이지에는 3D 프린팅 중창 모델이

판매되고 있으며, 이는 독일 오슬러(Oechsler)와 미국

카본(Carbon)과 아디다스가 합작한 3D 프린팅 기술

을 근간으로 한다. 오슬러 사는 신소재 부품 제조 전

문독일소재기업으로부스트폼, 3D 프린팅등아디

다스 신발 중창에 기술이 적용된다[34].

그러나, 현재 시점에서 3D 프린팅 기술은 상업적

기준과는 괴리가 있다. 3D 프린팅 결과물 불량률은

약 20% 수준으로 보고되고 있으며[27], 아디다스 퓨처

크래프트 4D 모델과같이복합한구조체생산은불량

률이높을수밖에없다. 즉, 중창생산을위한지원기

술로서 3D 프린터는 개선될 여지가 남아 있다고 할

수 있다. 아디다스의 스피드팩토리 종료 선언문에 오

슬러와의 4D 프린팅협력관계의존속과유지를언급

하고있는점은[7] 역설적으로현재 3D 프린팅기술이

상업적 제품 생산 활용에 부족함을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현재로봇기술은인간의정교한손놀림과순

간 상황 판단을 따라가기 어렵고 로봇 장비 설치 및

운영비의 관점에서도 저임금 국가 생산보다 효율성이

높다고단언하기어렵다. 신발생산공정의흐름을간

단히 도식화하면 그림 5와 같으며 대부분의 세부 공

정들은 완전 자동화가 아니라 반자동화 형태인 인간-

로봇 협업을 통해 진행된다.

현재까지의 기술력으로는 일부 공정 (예: 재봉 공

정, 풀칠공정, 신끈삽입공정)에서로봇이인간의작

업 속도와 정밀도를 따라갈 수 없다. 아디다스 역시

노동비절감과품질개선을위해재단, 재봉, 접착, 포

장을 주요 개선 대상 공정으로 명시하고 있다[5].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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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발 생산을 위한 로봇 기술력은 인간 노동력을 대체

하기에는 부족한 수준이며 기술적 완성도는 개선될

여지가많다. 반복작업을대상으로로봇기술적용이

난해한 현재의 기술 수준에서 유연 생산을 추진하겠

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 할 수 있다. 정리하면, 신발

산업 적용 지원 기술로서 3D 프린팅과 로봇 기술은

기술적 성숙도가 시장의 요구수준보다아래에 있다고

할 수 있다.

3.3 맞춤 생산의 범위와 깊이 부족
2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량 맞춤의 범위는 사

이즈(size/fit), 기능성(functionality), 디자인(design/

style)이라는 3개의 차원으로 구분된다[36]. 아디다스

스피드팩토리 생산 신발은 규격 제품으로 맞춤형 제

품과는 거리가 있다.

지난수십년간신발산업종사들은소비자들의족

형에부합하는신발을어떻게생산및판매할수있을

지고민해왔으나명료한해답을찾지못한상태이다.

아디다스를 포함한 대부분의 신발 제조사는 신발 길

이만으로 사이즈를 규격화하여 생산하고 있다.

족형에부합하는맞춤형신발생산에있어가장큰

문제는 경제성이다. 사람마다 다른 발의 형상을 신발

생산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개인화된 라스트(신발의

형태와사이즈를규격화한 신발틀)가필요한데, 개인

별 라스트 생산 비용은 결코 저렴하지 않다. 또한, 사

람마다 다른 발의 특징을 경제적으로 수집할 수 있는

수단도 현재까지는 요원하다. 대표적으로 3D 스캐너

를 이용한 족형 측정이 정밀도 측면에서는 가장 우수

한데, 이 방법은 장비의 가격, 설치 및 운영, 수집 데

이터의생산연계문제로경제성이매우낮다. 모바일

단말 카메라를 이용한 족형 측정은 그 정확도가 문제

가 된다.

한편 종료된 MiAdidas 서비스는 디자인 측면에서

의맞춤주문생산은가능하였다. MiAdidas 서비스는

공정에 변화를 주지 않은 요소들(예: 갑피 표지 색상,

신발끈 색상) 만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소비자

들이 선택적 주문 요소를 결합하여 주문을 완료하면,

중국 소재 공장에서 이를 생산하여 사용자에게 배송

하는방식이었다. 그러나, 이러한디자인차원의맞춤

생산조차 스피드팩토리에서는 제공하지 않았다. 또한,

아디다스 스피드팩토리는 개념적으로 로봇 중심의 생

산을지향하고있어소재와재질 (예: 가죽)의변화등

다양한 디자인과 재질에 대한 요구를 생산에 자동 반

영할 수 있을 만큼 생산 유연성이 높지 않다.

요약하면 스피드팩토리의 맞춤 신발 생산 계획과

달리사이즈, 기능성, 디자인 측면에서 맞춤형 생산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3.4 제한된 제품 모듈화 디자인
맞춤형생산을배제하더라도모듈화된제품디자인

은 생산 효율성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주요

부품의 표준화 및 모듈화를 통해 다양한 최종 생산물

에 적용 가능하다면 생산과 유통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맞춤생산의 맥락에서 모듈화된 제품 디자인은

모듈화된 부속 제품을 통해 수요의 변동성이 공급 사

슬에 미치는 충격을 완화시킬 수 있어, 수요 변동성

대응 및 비용 절감을 가능케 하는 핵심 요소가 된다
[15,25].

아디다스스피드팩토리생산신발은모듈화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아디다스 공식 홈페이지

에는 6종의스피드팩토리 생산 신발이 소개되어있는

데, 지역을 상징화하는 모델명으로 시차를 가지고 출

시되었을 뿐 그 외적 형상과 특징은 대동소이하다(그

림 6). 생산 제품만을 근거로 유연 생산설비 적용 여

부는 쉽게 판단할 수 없지만, 적어도 AM4 모델은 모

듈화된 구조로 설계된 것으로 보인다. 즉, 모듈별로

분리될 수 있는 신발 디자인 1종을 토대로 다양한 파

생제품을만들어내는형태라볼수있다. 그러나, 맞

춤 주문 옵션은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제한된 수준의 제품 디자인 모듈화를 이루었다고 볼

수 있다.

그림 6. 아디다스 스피드팩토리 생산 신발 6종
Fig. 6. Six models manufactured by Adidas SpeedFactory

3.5 유연생산 설비의 기술적 한계
신발 산업은 지난 수십 년간 대량 생산 체계를 근

간으로 성장해 왔다. 따라서 유연성보다는 견고성, 안

정성, 반복성을 중심으로 생산설비 기술은 발전해 왔

다. 신발은 생산은 크게 갑피 생산, 창 생산, 조립 공

정으로 구성되며(그림 5), 유연 생산의맥락에서는갑

피생산이문제가된다. 갑피는재질과디자인에따라

공정의 변동 폭이 매우 넓다. 갑피 생산 세부 공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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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아디다스 수요처 현지 생산 비전 [3]
Fig. 8. Adidas vision for manufacturing the place, in
where demand exists[3]

구분 역할 비고

Primary

suppliers

(Tier 1-Primary)

수출 또는 국내 시장

소비와 관계없이 제품

공급을 위해 직계약 소

싱 관계(direct contra-

ctual sourcing relation-

ship)를 유지하는 공장

498개

공장

Subcontractors

(Tier

1-Subcontractor)

Primary Supplier와 계

약하여 부품 생산을 담

당하는 제조사

(예- 특수 프린팅, 몰드

생산, 자수)

133개

공장

Licensees

특정 제품의 디자인, 생

산, 공급까지 전담하는

독립적 사업체

372개

공장

Wet process

supplier

Primary supplier와 sub-

contractor의 원자재 처리

148개

업체

표 4. 아디다스 공급 사슬 내 협력사 분류 [9]
Table 4. Participants in Adidas supply chain [9]

재봉 공정은 신발에 따라 약 30~60개로 구성되며 신

발 모델에 따라 달라진다.

재봉공정은생산효율을극대화하기위해반복작

업이 가능하도록 생산 라인을 구성하는 것이 일반적

이며, 한번구성된라인은생산모델의변경이없으면

유지된다. 즉 유연 생산과는 매우 거리가 멀다.

일례로 재봉 공정은 모델에 따라 1본침 재봉기, 2

본침, 3본침 재봉기 적용 공정 순서와 횟수가 다르다

(그림 7). 또한, 모델에따라사용되는실의색상도다

르므로갑피공정에서유연성확보는매우힘들다. 나

아가, 갑피재질의변화 (예: 자카드, 니트, 매쉬등)가

발생하는 경우 재단 공정에서 사용되는 원단, 기계,

프로세스가 완전히 달라진다. 따라서, 현재의 기술력

에서다양한재질의신발생산을가능케하는유연생

산은 한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스피드팩토리는 그림 6에서 살펴볼 수 있듯

이 단일 소재, 유사 디자인을 가진 AM4 모델 6종을

시차를가지고출시하여, 생산설비의유연성이높다고

말하긴 어렵다. 또한, 스피드팩토리는 개념적으로 로

봇중심의생산을지향하고있으나, 현재의신발생산

장비 기술 수준에서는 인간의 개입 없이 소재와 재질

을 변경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러한 이유로 아디다

스 역시 재단, 재봉, 접착, 포장 공정을 주요 혁신 대

상 공정으로 직시하고 있다[5]. 이는공정자동화의 맥

락에서도 기술 개선의 여지가 남아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현재의 기술적 수준을 토대로 유추해보면 이종 신

발모델을단일생산라인에서생산하는것은매우어

렵다. 요컨대, 유연 생산에 필요한 유연한 신발 생산

라인 구성, 비반복적 복합 작업 수행, 신발 모델별로

상이한생산공정등은신발생산의현실과는큰괴리

가 있다. 만일 스피드팩토리에 이러한 문제를 극복한

유연 생산설비가 구축되어 운영되고 있다면 맞춤형

신발생산서비스를제공하지않을이유가없다. 따라

서, 기술성장몇단계를한꺼번에뛰어넘는신발생산

특화 유연 설비를 개발하여 아디다스 스피드팩토리에

접목하였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

그림 7. 신발 모델에 따른 재봉 공정 변화
Fig. 7. Sewing process changes according to shoes

3.6 비즈니스 프로세스 혁신으로 인한 공급 사슬
변화 충격 완화책 부재

아디다스는 신발 생산 전량을 위탁하여 생산하고

있다[5]. 그런데, 스피드팩토리의 등장은 공급 사슬에

참여하고 있는 협력사 입장에서는 급격한 변화를 의

미하는것이며, 이는공급사슬의근간을흔드는것이

다. 아디다스는 동남아시아소재공장선생산-후공급

체계에서 탈피하여 현지 수요처에 스피드팩토리를 설

립·운용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하였다 (그림 8).

2020년 기준 아디다스는 동남 아시아 소재 55개국

800여 개 주요 OEM, ODM 제조사에게 제품 생산을

전량 위탁하고 있으며 공급 사슬 내 협력사를 표 4와

같이 크게 4종으로 분류하고 있다 [5,9]. OEM 기반의

아디다스가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한 근간은 밀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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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주요 논의 사항 분석 및 평가 결과

목적
효율성 향상

또는 대량 맞춤

개념적으로는 대량 맞춤이나 실

제 단 6종의 유사 디자인 신발

만을 출시

스피드

팩토리

측면

지원 기술

성숙도
3D 프린터 및 로봇 기술 미흡

유연 생산설비

기술력

작업자 개입 없이 수행되기 난

해한 일부 공정 존재하며, 현

유연 생산 기술력은 제한적

모듈화된 제품

디자인
한정된 제품 디자인 모듈화

공급

사슬

측면

공급 사슬 재편

비즈니스 프로세스 혁신으로 인

한 공급 사슬 변화 충격 완화

책 부재

소비자

측면

제품 차별화에

대한 니즈 및

시장의 반응

수요 견인 증거 부재

맞춤 생산의

범위와 깊이
맞춤 생산 미제공

신시장 창출

가능성에 대한

내부의 시각

스피드팩토리 기반 신규 수요

창출에 대한 내부의 비관적 시

각

표 5. 제안 분석 프레임워크 기반 아디다스 스피드팩토리 평가
Table 5. Evaluation of Adidas SpeedFactory based on the
proposed analysis framework

협력 관계로 구성된 공급 사슬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 스피드팩토리의출현은 비즈니스프로세스

와 공급 사슬내 협력사의 관계의 급격한 변화를 의미

하는것이다. 소비자-생산자 간협업의강도가높아지

면, 도매상-소매상을 경유할 필요 없이 생산 직배송

모델의 적용이 가능하다. 또한, 원자재 공급 업체는

맞춤형 신발 생산을 위해 다양한 원자재를 스피드팩

토리에 공급해야 하며, 공급 원자재는 스피드팩토리

생산 신발 모델을 위한 것으로 변경되어야 한다. 즉,

비즈니스 프로세스와 공급 사슬에 강한 충격이 발생

할 개연성이 매우 높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스피드팩

토리 등장으로 인한 공급 사슬 재편 가능성은 아디다

스가몇십년간축적해온공급사슬내의질서와신뢰

를 일순간 무너뜨릴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3.7 시장 창출 가능성에 대한 내부의 비관적 시
각과 다양한 구매 대안

아디다스스피드팩토리는고가격-고품질중심의하

이엔드 마켓(High-End Market)을 겨냥하겠다고 밝혔

다[3, 4]. 아디다스는 스피드팩토리에서 2018년 기준

100만족의신발생산을하겠다는계획을발표하였으

나[3], 이는 동년 아디다스 신발 생산량 4억 족[5] 대비

0.25%에도 미치지 못하는 미미한 수준이다. 즉, 아디

다스 내부에서조차 스피드팩토리를 통한 신규 수요

창출가능성을비관적으로바라보고있음을의미한다.

이는 대기업이 성과 창출 기대치가 과도하게 높아 파

괴적 혁신기술에 투자할 유인이 부족하다는 혁신 이

론의 맥락과도 부합하는 것이다[14].

스피드팩토리가 제안한 가치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는 스피드팩토리 생산 신발만의 고유한 가치를 제공

해야한다. 그러나, 구매자관점에서살펴보면, 시장에

는 수많은 구매 대안이 존재할 뿐 아니라 스피드팩토

리 신발만의 특성과 가치를 제공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서론에서소개한바와같이부스트폼중창은

스피드팩토리의 전유물이 아니다. 또한, 대부분의 구

매 대안은 스피드팩토리 생산 신발보다 저렴하다.

3.8 자가 잠식 가능성에 대한 우려
아디다스뿐아니라대량맞춤을시도하는제조사들

은 자가 잠식(Cannibalization)을 염두에 두고 접근한

다. 자가 잠식은 출시 제품 간의 기능성 차별이 적고

판매 가격이 유사한 경우 매우 심각한 위험으로 다가

올 수 있다.

자가잠식을회피하기위한기본전략은시장분할

(Market Segmentation)을 통해 고가-고기능 제품 시

장과 저가-저기능 제품 시장으로 시장을 분할하는 것

이다. 자가잠식가능성이존재하는경우순차출시를

통해 고품질 제품을 먼저 출시하고 저품질 제품을 후

출시 하는 것이 자가 잠식 효과를 최소화하는 일반적

인전략이다[31]. 또한, 대량맞춤시도기업의자가잠

식위험회피최적전략은몇개의제품만을대상으로

맞춤서비스를제공하는것이최적전략이다[12, 18]. 즉,

자가 잠식의 가능성이 존재하는 경우 대량 맞춤 기반

별도제품생산및판매에대한유인이매우축소되므

로, 대량 맞춤에 대해 기존 사업자는 매우 보수적인

접근을 취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신발 몇 종

만을 스피드팩토리에서 출시한 아디다스의 전략은 자

가 잠식 대응의 관점에서는 적합하지만, 대량 맞춤의

목적과는 괴리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3.9 논의의 요약과 정책적 시사점
이상의논의를토대로아디다스스피드팩토리를스

마트 팩토리 분석 프레임워크에 적용하여 분석한 결

과를 정리하면 표 5와 같이 정리될 수 있다.

아디다스는 미래지향적인 스피드팩토리의 개념을

제시하며혁신기업의이미지를얻었으나, 스피드팩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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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는 개념 모델의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아디다

스 스피드팩토리는 맞춤형 신발 생산을 배제하고, 규

격화된 6종의 신발만을 출시하였다. 생산량의 관점에

서도 스피드팩토리 생산 신발은 전체 아디다스 생산

물량에서 1%에도미치지못하는수준이다. 이는표 5

에서 정리된 바와 같이 다양한 원인이 복합적으로 결

부되어있기때문이다. 무엇보다도아디다스스피드팩

토리 구축 목적이 효율성 향상에 있는지 대량 맞춤에

있는지 매우 흐릿하여, 아디다스 내부의 의견 조율과

수렴에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지원 기술 및 유

연 생산 기술의 한계, 스피드팩토리 제품만의 고유한

차별성 부재, 맞춤 제조 요소의 부재 등 직접적인 요

소뿐아니라공급사슬구성원의관계재정립및공급

사슬 재편에 따른 위험, 자가 잠식 가능성 등은 스피

드팩토리에 대한 동기를 약화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구동되었을 것이다.

이상의 논의를 국가 단위의 스마트 팩토리 정책으

로 확장하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스마트팩토리의도입목표를효율성향상또는

대량 맞춤으로 양분하고 각각에 대한 정책 방안을 수

립하는 것이 타당하며 정책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

생산 효율성 향상과 맞춤형 생산은 양극단에 위치하

는개념이며, 이둘의장점만을흡수하고자하는대량

맞춤은 현재까지는 요원한 것이 현실이다.

한편, 델, 휴렛팩커드등대량맞춤성공실례는제

품 모듈화를 성공적으로 이루어 냈다는 공통점이 있

다[41]. 그러나, 제품의형태에따라표준화와모듈화의

난이도는편차는매우크다. 나아가스마트팩토리목

적에따른비즈니스모델은완전히다르며, 대량맞춤

의 경우 비즈니스 모델의 변화와 공급 사슬의 충격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비즈니스 모델 관점의 연구

및 정책 마련이 병행되어야 한다.

둘째, 스마트팩토리지원기술과지식이축적될수

있도록중장기연구개발이이루어져야한다. 아디다스

스피드팩토리역시 3D 프린팅과생산로봇기술의미

성숙으로 인해 비전을 실현시킬 수 없었다. 3D 프린

팅 분야는 미래 제조 경쟁력을 좌우할 핵심기술이라

는 측면에서는 이견이 없으나, 단기간의 성과보다는

연관산업및융합산업촉진을위한뿌리기술육성이

라는관점에서중장기적연구개발이필요하다. 아디다

스스피드팩토리종료선언문에 4D 프린터에대한투

자와 협력을 언급하고 있음은 매우 시사하는 바가 크

다. 3D 프린팅 기술의 상업적 활용을 위해서는 지식

의 축적과 기술 혁신을 위해 중장기적 연구개발이 요

구된다.

한국의경우 ‘14년 3D 프린팅산업발전전략[53] 수

립이후지속적인육성및진흥정책을시행하고있으

나, 단기간 성과 창출 및 확인에 매몰되고 있어 정책

방향의 선회가 필요하다. ‘19년 3D 프린팅산업진흥

기본 계획[52]은 장비, 소재, 소프트웨어 분야 등 글로

벌 선도 기업 육성 (2015년 1개→2019년 5개), 글로

벌 시장 점유율 제고 (2015년 4.0%→2019년 6.0%),

내외 특허출원 등 독자 기술력 확보(2015년 9.9%→

2019년 20%) 등 수치 중심적 목표치가 명시되어 있

다. 이는 가시적이고 단기적인 성과를 기대하는 정책

목표가 반영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제조산업

의 기술 토양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중장기적 관점에

서 기술과 지식의 축적을 위한 산업 정책이 마련되어

야 한다.

셋째, 맞춤 생산 범위와 깊이 탐색을 위한 수요 견

인 요소 탐색 통합 빅데이터 플랫폼 개발 및 활용이

필요하다. 대량 맞춤을 목표로 하는 스마트 팩토리는

반드시 사이즈, 디자인, 기능성 차원에서 맞춤 제작

요소의 범위와 깊이가 명료히 정의하고, 소비자의 다

양한 니즈를 흡수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적정 수

준의 범위와 깊이 판단은 단순하지 않다. 따라서, 빅

데이터및인공지능을이용한소비재정보수집및분

석 통합 관리 플랫폼의 개발과 활용이 요구된다.

시장별로 파편화된 데이터와 정보를 통합, 연동하

여 분석할 수 있는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은 소비자와

시장에 대한 이해 증진, 맞춤 생산의 기회 포착과 근

거 마련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빅데이터 분

석 결과는 생산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모듈화 디자

인과 생산 프로세스 개선에 반영될 수 있다. 한편, 디

자인 역량 분야는 한국의 경쟁력이 매우 부족한 수준

으로[55], 심미적차원의디자인뿐아니라생산연계모

듈화 구조 정립, 기술개발과 디자인 연계 등 관련 연

구개발 정책 지원이 보다 강화되어야 한다.

넷째, IT 기술과 제조 산업의 접점을 효과적으로

탐색하기 위해 그 범위를 좁힐 필요가 있다. 예를 들

어 현재 불편과 불합리가 존재하는 제품과 서비스로

한정하면더욱구체적으로정리할수있다. 일례로나

이키는최근 Nike Fit이라는앱의출시를준비하고있

으며, 이는 신발이 소비자들의 족형과 일치하지 않는

불편을새로운사업기회로 인지한 결과로볼수있다.

Nike Fit 앱은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발 형상을

판단할수있는 13개지점데이터를이용하여발의형

상을 측정하는 앱이며, 이 앱에는 가상 현실, 인공지

능 등 IT 기술이 접목되어 있다[32].

다섯째, 모듈화된 제품 디자인을 생산에 반영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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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유연생산기술에대한육성과지원이필요하다.

모듈화된 제품 디자인은 설계는 유연 생산설비의 공

정수행역량에제약을받을수밖에없기때문에유연

생산설비에대한투자는반드시필요하다. 국내산업

로봇및제조장비기술력은매우낮은수준으로정부

에서도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분야이며, 유연 생

산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35].

또한, 유연 생산을 위해서는 모듈화 디자인, 유연 생

산 설비뿐 아니라 유연 생산 프로세스가 조직 차원에

서 마련되어야 한다. 즉, 생산 프로세스의 단순화와

비즈니스 프로세스 리엔지니어링과 같은 민간의 노력

과 투자가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여섯째, 대량 맞춤을 겨냥한 스마트 팩토리 등장은

공급 사슬 내부의 신뢰와 협업을 약화시킬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안배가 필요하다. 생산

자-소비자 협업 기반 대량 맞춤 제품 생산은 공급 사

슬의 단순화가 본격적으로 실현될 수 있음을 의미하

며, 공급 사슬이 재편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따라서, 기업 상생 촉진 및 공급 사슬에 가해지는 충

격을 단계적으로 완화시킬 수 있는 정책이 마련되어

야 할 것이다.

일곱째, 대량 맞춤 체계를 지원하는 통합운영관리

플랫폼의 개발이 요원하다. 현재 상용 공장 운영관리

시스템 (MES)은 대부분 대량 생산 체계를 지원하기

위한것으로다양한주문, 이질적제품수요를흡수하

기위한자원관리및할당, 동적스케줄러, 다양한원

자재 관리 및 자재관리 등이 대량 맞춤 체계를 위한

통합운영관리 플랫폼의 기능에 반영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대량 맞춤의 생태계에 소비자를 더욱

깊이끌어들일필요가있다. 대량맞춤을겨냥하는스

마트 팩토리는 생산자-소비자 간의 협업을 토대로 제

품이 설계되고 생산된다. 협업을 촉진하기 위해 보다

강화된유인을제공해야할것이다. 일례로다양한선

택적요소를조합한제품디자인의지재권인정및일

정 수익 배분은 유의미한 시도가 될 것이다.

Ⅳ. 결 론

4차 산업 혁명이 국가 제조업 혁신의 핵심 동력으

로 떠오르면서 스마트 팩토리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

아지고 있다. 그런데, 현재까지 스마트 팩토리에 대한

정의는 다양하며, 국내의 경우 정부 부처에 따라 그

맥락이조금씩다르다. 일관된정의의부재는자칫정

책 실패로 연결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론적 고찰을 통해 생산자, 공급 사슬,

소비자 측면의 스마트 팩토리 분석 프레임워크를 제

시하고, 스마트팩토리의진화방향과정책방향을고

찰하였다. 또한, 스마트 팩토리의 대표적사례로빈번

히 회자되는 아디다스 스피드팩토리를 대상으로 제안

프레임워크를 적용하여 분석하여 보았다.

분석결과, 스마트팩토리의목적을생산성향상또

는 대량 맞춤으로 양분하고 개별적인 정책 마련이 필

요하다. 또한, 부처별로 조금씩 다른 스마트 팩토리

정의를 합치시키고 일관된 방향성을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 3D 프린팅, 로봇등전방위적산업에영향을미

칠 미래 원천 기술은 단기적 성과 창출보다는 중장기

뿌리 산업 육성이라는 관점에서 인내를 가지고 육성

하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대량 맞춤을 위한 맞춤 제

조 요소의 적정 범위와 깊이에 대한 의사결정과 정보

수집을 위해 소비자와 시장을 대상으로 분석할 수 있

는빅데이터및인공지능기반통합분석플랫폼개발

이필요하다. 이를바탕으로정제된맞춤생산요소를

제조에반영할수있는유연생산기술을함께육성해

야하며제품생산반영을위한모듈화디자인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소비자의 제품 디자인 개발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서 생산자로서 소비자의 권리와

동기부여도제도적차원에서안배될필요가있다. 마

지막으로 대량 맞춤 목표 스마트 팩토리는 비즈니스

프로세스와 공급 사슬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비

즈니스 모델 연구개발 및 정책 지원이 동반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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