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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컴퓨터산업의 구조적 특성과 변화 

宋 偉 賑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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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컴퓨터산업은 여타 산업과 마찬가지로 선진국 추격전략을 표방하면서 발전해 왔다. IBM 추월을 목표로 기업
들의 기술도입과 기술개발 그리고 정부의 지원 등이 어우러져 일본업체들은 세계 컴퓨터시장에서 강자로 부상하게 
되었다. 

그러나 1980년대 중반을 기점으로 다운사이징(downsizing)과 오픈시스템(open system)화라는 컴퓨터산업의 급
격한 구조변화가 나타나면서, 일본 컴퓨터업계들은 범용 메인프레임을 중심으로 한 기존 성장방식의 관성으로 인해 
변화하는 상황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과거 IBM추격전략 하에서 형성된 특성이 새로운 구조변화에 대응하는 것을 가로막고 있으며, 과거 성공의 조건들이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 글에서는 미국을 추격하는 과정에서 형성된 일본 컴퓨터 산업의 구조적 특성을 살펴보고, 그러한 특성들을 지닌 
일본 컴퓨터산업이 다운사이징과 오픈시스템화라는 컴퓨터산업의 구조변화 과정에서 어떠한 문제점에 봉착하고 있
는가를 점검해 본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일본의 컴퓨터산업이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가를 살펴본다. 

Ⅰ.컴퓨터산업의 구조변화 

1. 세계 컴퓨터산업의 구조변화 

1980년대 중반이후 세계 컴퓨터산업의 시장 현황을 살펴보면, 컴퓨터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시장의 비율을 거의 
일정한 비율을 유지하고 있지만 각 부문 내부에서는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표1>참조). 

하드웨어 부문에서는 중·대형 시스템의 비중이 점차 감소하고 있는데 반해 워크스테이션과 PC의 비중은 점점 증대하

고 있다. 1993년 컴퓨터 하드웨어 출하금액의 측면에서 파악한 세계시장의 기종별 점유율을 보면 총 매출액 1,207
억 달러 중에서 슈퍼컴퓨터 1.8%, 대형컴퓨터 17.5%, 중형컴퓨터 17.4%, 워크스테이션 8.4%, PC 54.9%로서 PC
가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Dataquest, 1994). 

이러한 변화는 1980년대 중반을 기점으로 해서 나타나고 있는 다운사이징과 오픈시스템화에 의해 추동되고 있는 
바, 이로 말미암아 컴퓨터산업의 정책규칙은 근저로부터 변화하고 있다. 

1) 다운사이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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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사이징'(downsizing)은 지금까지 중대형 호스트컴퓨터에 의해 처리되었던 작업들이 PC와 워크스테이션에 의
해 처리되면서 중대형 기종이 PC나 워크스테이션 및 그들의 네트워크에 의해 대체되는 경향을 지칭한다. 이러한 경
향은 PC 및 워크스테이션의 성능 향상, PC 및 워크스테이션의 가격저하, LAN(local area network)이나 패킷 통신
망과 같은 컴퓨터 통신수단의 보급, PC 및 워크스테이션에서 작동하는 소프트웨어의 생산성(정보처리능력/소프트웨
어 비용) 향상 등과 같은 요인들에 의해 촉진되고 있다. 

우선 PC 및 워크스테이션의 성능향상은 반도체의 성능 향상에 힘입은 바가 크다. 특히 RISC(reduced instruction 
set computer)칩의 개발 및 채용은 마이크로프로세서의 처리속도를 매우 향상시켰다. 이로 인해 PC와 워크스 

<표1> 컴퓨터 하드웨어산업과 소프트웨어산업 시장의 변화추이(단위 : 억 달러, %) 

테이션의 가격 대비 성능비가 급속히 증대되었다. 또한 PC 및 워크스테이션의 가격저하는, PC와 워크스테이션의 다
수 제품들이 오픈시스템을 채택함으로써 시장이 공급자 주도에서 사용자 주도로 변화하면서 공급자들의 경쟁이 격화
되어 나타난 결과이다. 이러한 경향은 컴퓨터의 가격전쟁을 결과하고 있다. 

한편 소프트웨어 생산성의 향상은, 종래에 호스트컴퓨터보다 훨씬 가격이 저렴한 시스템이 공급되어 최종 소비자가 
스스로 컴퓨터를 사용하여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었고, 또 오픈시스템이 진행되면서 유통되고 있
는 패키지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는 기회가 증대됨으로써 나타난 결과라고 할 수 있다(今井賢一, 石野福, 
1993). 

2) 오픈시스템화 

컴퓨터는 본체, 주변기기 등과 같은 하드웨어들과 OS(operation system), 응용소프트웨어들과 같은 소프트웨어들
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하드웨어들 사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사이 그리고 소프트웨어들 사이를 어떻게 접속시
킬 것인가가 문제로 되며 여기서 명령처리와 접속방식의 표준화 문제가 등장한다. 

오픈시스템은 접속방식과 명령처리방식이 기업에게 공개되어 그것이 여러 기업들에 의해 표준적인 접속방식으로 채

http://www.stepi.re.kr/upload/product_stp/AB01-1995-M04-001.HTM (2 / 16)2006-05-16 오후 1:53:57

http://www.stepi.re.kr/upload/product_stp/IMAGE/AB01-1995-M04-0004-01.GIF


과학기술정책동향 Vol.5 No.4: 1995. 4(통권 제73호) 001

택된 시스템을 말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응용소프트웨어의 실행환경에 관한 사양과 주변기기와의 인터
페이스가 공개되어, 그것이 다른 업체나 소비자들에게 표준으로 받아들여진 시스템을 오픈시스템이라고 한다. 오픈
시스템이 구현되면 ⅰ) 네트워크를 통해 이기종 컴퓨터들간의 접속이 가능해지고 ⅱ)컴퓨터상의 데이터와 소프트웨
어가 호환성(compatibility)과 이식성(portability)을 지니게 되며 ⅲ) 컴퓨터시스템의 사용방식이 통일된다. 

오픈시스템을 채택하게 되면 다른 업체 제품들간의 상호접속이 용이해지고 이 때문에 사용자는 여러 업체로부터 제
품을 공급받아 시스템을 구성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동시에 LAN등을 이용한 컴퓨터의 분산적 네트워크화가 가능해
진다. 이로 인해 과거의 공급자 독점체제가 '사용자 주도의 복수 공급자 체제'로 변화하고 있으며 공급자는 사용자의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이와 같은 상황하에는 경쟁의 압력이 심화되고 또 
규격의 표준화로 인해 시장의 규모가 커지기 때문에 관련 기업들의 하드웨어가와 소프트웨어 개발에 대한 투자가 증
대되게 된다. 그 결과 기술경쟁이 격화되고 기술혁신은 종래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빠른 속도로 진행되게 된다. 

3) 소프트웨어의 중요성 증대 

소프트웨어가 하드웨어의 부속물이 아니라 하드웨어로부터 분리되어 독자적인 상품으로 가치를 인정받게 된 것은 
1969년 IBM이 당시 최고의 기종이었던 System360에서 작동하는 응용소프트웨어 패키지를 하드웨어로부터 분리
(unbunding)하여 가격을 책정함으로써 이루어졌다. 

그후 '70, '80년대를 거치면서 소프트웨어의 중요성이 점점 커져왔다. 드디어 '90년대에 들어와서는 소프트웨어가 컴
퓨터산업을 주도해 나가는 경향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러한 경향들은 다음과 같은 사실들에서 상징적으로 나타나
고 있다. 

· 1992년 컴퓨터회사의 대명사였던 IBM의 매출액에서 비(非)하드웨어 매상이 하드웨어의 매상을 넘어서게 되었다. 

· 적자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메인프레임 공급자와는 달리 마이크로소프트, 로터스, 노벨, EDS 등과 같은 소프트

웨어 회사들은 흑자상태에 있다. 1993년 1월 마이크로소프트 주식의 시가 총액이 IBM의 그것을 추월한 것은 상징적
인 일이라고 할 수 있다. 

· IBM을 필두로한 컴퓨터시스템 업체들의 비하드웨어 부문으로의 리스트럭처링이 이루어지고 있다. 맥킨토시 기종

으로 호조를 보이고 있는 애플사의 스컬리 회장조차도 1993년의 한 연설에서 탈 하드웨어의 방침을 밝혔다. 

2. 새로운 구조하에서 컴퓨터산업의 전략유형 

이러한 다운사이징과 오픈시스템화에 의한 컴퓨터산업의 구조변화 하에서 컴퓨터 업체의 전략은 다음과 같이 유형화
될 수 있다(수에마쓰 이치로, 1993). 

1) 아키텍쳐 장안전략 

아키텍쳐 장안전략이란 자사가 개발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시스템을 업계의 표준으로 만들어서 높은 시장점유
율 확보를 목표로 사업을 전개하는 것이다. 

한 시스템의 아키텍처가 업계의 표준으로 되는 과정은 두가지 형태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는 마이크로소프트나 
인텔의 경우처럼 한 기업의 제품군이 시장경쟁의 결과 '실제적인 표준(de facto standard)'으로 되는 경우이다. 둘째
로는 여러 업체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시스템의 사양을 공개하고 표준으로 선언함으로써 그 시스템을 채용하는 기
업들(사용자 및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개발기업들)을 확대시키고 시장점유율을 높여서 표준의 지위를 획득하는 것이
다. 현재 UNIX를 둘러싼 표준설정 방식들이 이러한 경우이다. 

2) 부가가치전략 : 시스템 응용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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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 전략이란 설정된 오픈시스템의 표준에 바탕해서 그 위에서 작동하는 응용소프트웨어를 개발하거나 VAR
(Value Added Reseller)이나 SI(System Integration)사업과 같이 시스템을 통합하여 고객의 특수한 요구를 충족
시키고 시스템 관리 및 시스템 교육까지 담당함으로써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전략이다. 이 전략의 경우 사용자에 밀착
해서 사용자 사업의 노하우를 잘 이해하고 사용자가 바라는 세밀한 부분까지 서비스하는 것이 성공의 관건이 된다. 
현재 기존의 대형컴퓨터 업체들이 취하고 있는 정책들이 이러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3) 가격 대비 성능향상전략 

가격 대비 성능향상전략이란 설정된 표준사양을 완전히 만족시키면서 기존의 제품보다 가격 대비 성능이 높은 제품
을 제공하는 전략이다. 즉, 같은 가격에 좀 더 뛰어난 성능을 지닌 제품을 공급하거나 아니면 같은 성능의 제품을 보
다 싼값으로 공급하는 전략이다. 에이서(Acer)나 컴팩(COMPAQ), 델(Dell)등이 취하는 전략이 그러한 예라고 할 
수 있다. 

Ⅱ. 일본 컴퓨터 하드웨어산업의 구조와 현황 

1. 일본 컴퓨터 하드웨어산업의 시장현황 

1990년의 일본 컴퓨터 하드웨어시장 구성을 미국과 비교해 보면 메인프레임의 비중이 상당히 높으며 상대적으로 워
크스테이션과 PC와 같은 마이크로 컴퓨터 부문의 비중이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그렇지만 마이크로 컴퓨터 부문의 비중은 점점 증대되고 있다. ADL(Arthur D. Little, 1993)의 전망에 따르면 
1995년에 마이크로 컴퓨터 부문의 비중이 거의 50%정도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2. 컴퓨터산업의 구조변화에 대한 대응 : 범용컴퓨터 부문의 축소와 그 대응 

1) 일본 컴퓨터업계의 현황 

앞에서도 지적되었듯이 다운사이징과 오픈시스템화라는 컴퓨터산업의 구조변화로 인해 범용 대형기종 부문 자체가 
컴퓨터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낮아지고 있다. 세계 정보시스템시장 전체는 '87년부터 '91년까지 연평균 
8.5%의 성장을 보이고 있는데 비해 범용 컴퓨터시장은 연평균 1.2% 정도의 성장을 보이고 있다. 

일본시장에서도 1988년 이후 다운사이징의 움직임이 급속히 진전되고 있는데, '87년 컴퓨터 전체시장에서 생산금
액 베이스로 범용컴퓨터의 점유율은 65.5%였지만 '91년에는 49.6%로 저하되었다. 앞으로는 대형컴퓨터 부문의 비
중이 축소되며 대형컴퓨터는 정보시스템의 네트워크와 대규모 데이터를 관리하는 기능에 특 

<표 2> 1990년의 일본 컴퓨터 하드웨어시장 (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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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하여 "대형 전용기"로 기능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되고 있다. 

이러한 추세로 인해 범용 대형기종을 중심으로 사업을 전개해 왔던 일본 컴퓨터 관련 업체들은 1990년대 이르러 상
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표 3>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컴퓨터 부문이 속한 산업용 전자부문은 '91년과 '92년 
사이 10%의 마이너스 성장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결과를 가져오게 한 요인으로서 무엇보다도 우선 일본업체들
이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PC와 워크스테이션 부문에서의 사업을 활발히 전개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들 수 있다. 
1990년 현재 일본 컴퓨터업체의 전체 컴퓨터 관련 매상 중 범용기 비중을 보면 히다찌가 87%, 후지쯔가 70%를 차
지하고 있다. 오직 NEC의 경우만이 PC-9800시리즈의 호조에 힙입어 PC가 47%, 메인프레임이 29%를 시현하고 
있다. 

또한 거시경제적 측면에서 볼 때 ,버블경제의 붕괴가 이들의 수익성 저하에 큰 영향을 미쳤다. 버블경제의 붕괴는 은
행, 금융업계에 큰 충격을 미치게 되었는 바, 이로 인해 금융업계는 비용의 삭감과 정보시스템에 대한 투자를 

<표 3> 일본 전자산업의 부문별 성장률 추이 (단위 : %) 

http://www.stepi.re.kr/upload/product_stp/AB01-1995-M04-001.HTM (5 / 16)2006-05-16 오후 1:53:57

http://www.stepi.re.kr/upload/product_stp/IMAGE/AB01-1995-M04-0008-01.GIF


과학기술정책동향 Vol.5 No.4: 1995. 4(통권 제73호) 001

억제하고 있다. 그런데 금융업계는 범용컴퓨터의 약 20%, 초대형 컴퓨터의 약 60%의 수요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
에, 금융업계의 정보시스템에 대한 투자 억제는 범용컴퓨터를 중심으로 사업을 전개해 왔던 일본업체들에게 많은 어
려움을 안겨주고 있다(佐野, 出川, 1993). 

2) 일본 컴퓨터 업체의 대응 

이러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일본의 컴퓨터 제조업체들은 여러 가지 새로운 접근들을 시도하고 있다. 이들은 범용기
종 사업에서 축적된 능력에 바탕해서 새로운 사업영역으로 진출하거나 기존의 시장을 확대시키는 노력들을 행하고 
있다(佐野, 出川, 1993 : ch.2). 

①서비스의 유상화 전략 

다운사이징이 진행되면서 마이크로 컴퓨터 부문이 취약한 컴퓨터업체들은 하드웨어 부문에서의 매출증가가 어려워
지고 있다. 이 때문에 일본의 컴퓨터 하드웨어업체들은 서비스의 유상화 전략과 솔루션 사업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서비스의 유상화 전략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판매만이 아니라 서비스의 제공으로부터도 수익을 올리는 전략이
다. 서비스의 유상화는 1992년에 들어와 급속히 진행되었다. 각 업체들은 커스텀 엔지니어의 작업을 유상화 하고 
'92년에는 서비스상품을 체계화하였다. 히다찌는 'FOREFRONT'를 NEC는 'Solution 21'을 후지쯔는 
'PROPOTE'를 발표하였다. 서비스 상품에는 컨설팅으로부터 프로그램 개발, 설치·운용 등 정보시스템 운용에 필요

한 거의 모든 서비스가 포함되어있다. 

②솔루션사업의 전개 

대형 컴퓨터업체들은 이제까지 자신들의 제품만 판매해 왔지만 최근에는 타사의 제품을 결합하여 고객의 요구를 충
족시키는 시스템 통합(SI : system integration)을 행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솔루션사업을 전개하기 시작했다. 
솔루션사업을 전개하는 배경에는 다음과 같은 이유들이 있다. 

첫째, 정보시스템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워크스테이션, OLTP전용기, 슈퍼컴퓨터 등과 같은 다양한 컴퓨터가 필요하
게 되는데 이것들 전부를 1개회사에서 개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고객에게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 
타사의 제품을 사용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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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대형 컴퓨터업체들은 오랫동안 정보시스템을 개발해 왔기 때문에 기존의 업무지식에 바탕한 시스템 컨설팅 능
력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능력은 솔루션사업에서 강점이 될 수 있다. 

솔루션사업의 전개와 관련하여 근래에는 업체들의 조직변화도 수반되고 있다. '92년 NEC는 컴퓨터 판매사업과 SI사
업을 분리하였다. 이러한 조직개편을 통해 SI사업 추진시 타사제품의 구입을 통한 시스템의 구성이 용이하게 되었
다. 

③ 해외사업 전개 

컴퓨터의 수출은 일본정부의 산업육성정책의 성공에 힘입어 1981년에 이미 수입을 상회하였다. 컴퓨터산업의 1991
년 수출은 2조 7669억 엔이고 수입은 7,183억 엔으로서 자동차, 가전과 함께 중요한 수출산업으로 발전하였다. 일
본업체들은 범용컴퓨터, 슈퍼컴퓨터, 자기디스크 등의 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제품
들을 축으로 하여 활발한 해외전개를 시도하고 있다. 

해외사업 전개는 OEM이나 현지의 판매대리점을 통한 판매, 현지로의 자본 진출을 통한 생산판매거점 확립 등의 방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주로 OEM수출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후지쯔는 독일 지멘스에 범용컴퓨터를 
OEM으로 공급하고 있고 히다찌는 미국의 HDL이나 이탈리아의 올리베티 등에 공급하고 있으며, NEC는 프랑스의 
불사에 OEM공급하고 있다. 

한편 후지쯔는 1990년에 영국의 ICL사 주식의 80%를 취득하는 자본참가를 했다. 후지쯔는 ICL에 범용컴퓨터와 슈
퍼컴퓨터를, ICL은 후지쯔에 UNIX기종을 상호공급하고 있다. 

④ 기업간 제휴의 활용 

기업간 제휴는 크게 타사 제품과 기술의 도입 그리고 기술, 제품 공동개발의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타사 제
품, 기술의 도입은 컴퓨터업체들이 사업 재편과 분사화를 추진하면서 자신들이 취약한 분야에 타사가 훌륭한 제품과 
기술을 지니고 있다면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고객에게 공급하는 방식을 취함으로써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다. 워크스
테이션은 '80년대 후반서부터 OEM으로 공급되어왔는데, 최근에는 이러한 추세가 범용컴퓨터, 슈퍼컴퓨터 분야까
지 확대되고 있다. 

또한 일본 컴퓨터업체들은 다운사이징을 추진하면서 거대한 투자를 부담할 수 없게 되자 투자부담과 리스크를 경감
시키기 위해 공동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볼 때, 일본 컴퓨터업체들은 기존의 중·대형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시스템 응용에 초점을 맞추어 부가가치

를 창출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새로운 아키텍쳐를 창출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고 PC와 워크스테이
션과 같은 마이크로 컴퓨터 부문이 취약하기 때문에 이러한 전략의 채택은 불가피한 선택이라고도 할 수 있다. 

3. 일본의 PC산업 

1) 일본 PC산업의 현황 

1991년 일본의 PC시장은 미국과 비교해 볼 때 대수 기준으로는 약 1/5, 금액기준으로는 약 1/4의 규모이다. 그리고 
공급 측면에서 보았을 때 일본의 PC생산대수는 1990년 최고 266만대까지 도달했다가 1992년 불황기를 거치면서 
220만 대까지 떨어졌다. 또한 대수 기준으로 보았을 때, 1992년의 경우 총 생산대수의 약 20%를 수출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일본의 PC산업은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이 그리 높지 않다고 이야기되고 있다. 일본은 VCR, 전자 탁상
용 계산기, 워크맨 등이 지니고 있는 경쟁력에서 볼 수 있듯이 축소기술, 생산기술, 품질관리기술이 뛰어남에도 불구
하고, 기본적으로 메인프레임을 축소시킨 제품으로서 미국과 비교할 때 거의 동일한 기술수준에서 산업에 진입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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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분야에서는 다른 제품에서 볼 수 있는 경쟁력을 나타내고 있지 못하다. 2) 

2) 일본 PC시장의 구조적 특성 : 업체별 시장의 종단 

1993년 일본 PC시장의 시장점유율을 판매대수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NEC(58.8%), 애플(13.9%), 후지쯔(6.8%), 
일본IBM(6.7%), 세이코-엡슨(6.4%), 기타(13.4%)의 구성을 보이고 있다. NEC가 시장의 반이상을 장악하고 있
다. 

그러나 이러한 업체별 시장 점유율은 상호 호환성이 있는 기종들간의 시장 점유율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다. 일본의 
PC산업은 각 업체별 

<표 4> 일본의 PC 생산추이 (단위 : 만 대, 억 엔, %) 

로 시장이 종단되어 있다. 각 업체들은 각기 다른 시스템 아키텍쳐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타사제품간에 호환성이 없
으며 이로 인해 각사들은 독자적인 하드웨어시장과 OS, 응용소프트웨어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따라서 PC업체들간
의 경쟁은 미국에서와 같이 하드웨어에서의 IBM PC/AT 호환기종들간의 경쟁이나 소프트웨어에서 IBM호환기종을 
플랫폼으로 한 소프트웨어 업체들간 경쟁이 아니라 각기 다른 기종들간의 경쟁이라고 할 수 있다(鬼木 甫, 1994a,
b) 

물론 일본의 경우도 미국처럼 OS가 마이크로소프트에 의해 독점되어 있지만 미국과는 다른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일본의 경우 복수의 업체가 각각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사로부터 라이센스를 획득하고 각자의 PC사양에 맞도
록 OS를 새롭게 작성하여 공급하고 있다. 

응용소프트웨어의 경우도 미국과 상당히 다른 특성을 보이고 있다. 미국의 경우 하드웨어와 OS가 IBM-AT/BUS방
식과 MS-DOS로 표준화되어 있기 때문에 단일의 응용소프트웨어 시장이 형성되어 있다. 이로 인해 다수의 소프트
웨어업체가 탄생하였고 신규업체가 지속적으로 진입하면서 치열한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다. 

<표 5> 미국 PC산업의 계층별 시장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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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반해 일본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하드웨어와 OS가 업체별로 분할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응용소프트웨어와 
OS의 인터페이스가 표준화되어 있지 않다. 그 결과 각 업체의 PC에 대해 분단된 소프트웨어시장이 형성되어 있다. 
따라서 동일한 목적에 사용되는 프로그램일지라도 각 업체의 방식에 적합한 응용소프트웨어로 개발되어야 한다. 이
로 인해 IBM 표준기종을 대상으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미국과 비교할 때, 일본 소프트웨어 개발업체들은 각기 다
른 플랫폼을 대상으로 소프트웨어를 개발함으로써 많은 인력과 비용을 소모하게 된다. 예를 들어 Lotus 1-2-3의 
경우 NEC기종에서 사용되던 것을 후지쯔의 기종에 이식하기 위해서는, 7명의 프로그래머가 6개월 정도의 시간을 투
입해야 한다. 

<그림 1> 일본 PC산업의 시장구조 

한편 일본의 PC시장에서 NEC사양(NEC와 세이코-엡슨 기종)이 70%이상의 점유율을 보여주고 있지만 타사 PC
의 기종들도 소멸되지 않고 상당한 점유율(5∼10% 정도씩)을 유지하고 있는 것도 또 하나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NEC사양의 시장에는 세이코-엡슨 1사만이 진입하여 미국처럼 다수의 호환기 업체가 등장하는 양상은 나타나
지 않고 있다. 결국 소비자의 입장에서 보면 여러 개의 표준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왜 일본 PC산업에서는 복수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표준이 형성되었는가?(Cottrell,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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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원인으로는, 

첫째, 일본의 계열구조를 들 수 있다. 일본의 대형수요자(주로 기업)들은 자신이 속한 계열 PC업체의 기종을 채택하
는 경향이 강했다. 기업이 사용하는 범용 대형기종이 동일계열 회사의 제품이고 또 범용기종 업체가 공급하는 PC를 
사용하면 범용기종과 PC의 결합이 용이했기 때문이다. 또한 수요자들은 인력에 대한 훈련과 설치 및 유지보수와 같
은 지원을 제공해줄 수 있는 공급자들을 선호했는데, 이러한 서비스의 공급은 주로 계열 업체에 의해 이루어질 수 밖
에 없었다. 

둘째, PC시장 자체의 성장률이 그리 높지 않았기 때문에 단일표준에 대한 필요성이 크게 요구되지 않았다. 일본의 경
우 정보처리가 주로 중대형컴퓨터에 의해 이루어짐으로써('88년 경우 메인프레임이 전체 매출의 50%이상 차지) 중
대형으로부터 마이크로 컴퓨터로의 이행이 지체되었고 이로 인해 마이크로 컴퓨터 부문의 성장이 늦어지게 되었다. 
일정 정도의 규모가 보장되어야만 표준설정의 필요성이 나타나게 되는데, PC시장의 성장이 지체됨으로써 PC사양의 
표준화에 대한 압력이 크지 않았던 것이다. 

셋째, 일본어 한자(漢字)처리의 문제가 장벽으로 작용하여 세계 표준으로 자리 잡고 있는 미국 PC산업의 표준을 채
택하는 것을 제약했다고 할 수 있다. 

3) DOS/V 기종의 등장과 일본업체의 대응 

NEC는 9800시리즈를 1982년에 발표한 이래 10년 이상 동안 일본의 PC산업을 지배해왔다. 9800시리즈는 OS로
서 MS-DOS를 채택하여 일본어 기능을 부가해서 독자의 시스템으로 시장을 주도해 왔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IBM호환기종은 아니다. 

이러한 NEC의 아성에 도전하고 있는 것이 DOS/V이다. PC-9800시리즈는 기본적으로는 MS-DOS를 사용하면서 
한자처리와 관련된 ROM(read only memory)과 같은 특수한 하드웨어를 부가시켜 일본어를 처리한다. 이에 반해 
일본 IBM이 1990년에 공개한 DOS/V는 소프트웨어로 일본어를 처리함으로써 세계의 표준으로 되고 있는 IBM호환
기종에 탑재가 가능하기 때문에 앞으로 일본시장에서 태풍의 눈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 DOS/V를 탑재한 IBM호
환기종들은 해외에서 개발된 막대한 소프트웨어를 이용할 수 있다는 강점과 함께, 저가격이라는 매력을 지니고 있
다. 

일본시장에서 DOS/V의 진영을 형성하고 있는 일본업체들은 일본IBM, 도시바, 히다찌, 미쓰비시전기, 소니, 리코 등
이 있다. 1992년에는 FM-R, FM-Towns 등의 기종으로 독자 아키텍쳐 노선을 지속해 왔던 후지쯔가 이 진영에 참
여하면서 점점 세를 넓혀가고 있다. 이들은 DOS/V의 광범한 보급을 위해 일본 IBM을 중심으로 1991년 OADG(오
픈 아키텍쳐 추진협의회)라는 조직을 형성하였다. 이와 함께 '92년말 DOS/V와 호환성을 갖는 DR-DOS6.0/V와 
MS-DOS 5.0a/V가 발표되었다. 

한편 DOS/V를 탑재한 외국의 호환기종들이 저가를 무기로 1992년 가을부터 일본시장에 진입하기 시작했다. 미국
의 컴팩과 대만의 에이서와 같은 호환기 업체들은 저가를 표방하면서 일본시장을 공략하기 시작하자 NEC도 기능을 
강화하고 가격을 인하한 PC를 출시하여 이에 맞대응 하면서 시장점유율('93년의 경우 52.8%)을 유지하고 있다. 그
러나 NEC의 PC사업전략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첫째, 일본 PC시장에서 1위, 세계 PC시장에서 4위의 위치를 유지하고는 있지만 내수시장 지향형이며 세계시장을 대
상으로 사업을 전개할 힘이 결여되어 있다. 미국시장에서는 IBM호환기종을 판매하고 있지만 9위인 도시바보다도 하
위의 위치에 있다. 

둘째, PC-9800시리즈의 호환기 업체였던 세이코-엡슨이 DOS/V시장에도 참여하여 NEC호환기종 내에서도 균열
이 나타나고 있다. 

셋째, 애플이 급부상 하여 NEC의 독점적 지위를 위협하고 있다. '93년에 애플은 일본내 PC시장의 점유율을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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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승시켜 3위의 업체에서 2위의 업체로 급부상 했다. 

Ⅲ. 일본 소프트웨어산업의 구조와 현황 

1. 일본 소프트웨어산업의 현황 

일본 소프트웨어시장의 규모는 1992년 약 3.5조 엔으로서 미국의 약 1/2정도의 규모이다. 일본 소프트웨어산업을 
담당하는 기업들은 주로 대형기종의 소프트웨어 개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들은 1)대기업의 소프트웨어 사업부, 
소프트웨어 자회사, 소프트웨어 하청업체 2)독립 소프트웨어기업으로 나누어 질 수 있다. 이 중에서 16개의 대기업
이 전체 시스템 소프트웨어의 3/4 응용소프트웨어의 1/2을 생산한다. 

이들이 제공하는 소프트웨어는 주로 커스텀 소프트웨어(customized software)로서 패키지 소프트웨어(package 
software)가 차지하는 비율은 전체의 15%에 불과하다. 미국의 경우는 이와 반대로 주로 전업 소프트웨어업체에 의
해 소프트웨어가 공급되며 피키지 소프트웨어의 비중도 전체의 약 50%에 달한다. 

미국의 경우에는 우선 IBM이 플랫폼으로서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고 있었으며, 반독점법의 적용을 피하기 위해 소프
트웨어를 분리하는 전략을 취하면서 단일한 플랫폼의 소프트웨어시장이 형성될 수 있었다. 또한 사용자 업무의 표준
화와 정보처리 부문에서의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 패키지 소프트웨어가 많이 사용되기 시작했다. 

이에 반해 일본은 거인 IBM과의 경쟁이라는 조건하에서 소프트웨어를 통합해서 하드웨어와 같이 공급해 왔다. 따라
서 소프트웨어는 하드웨어에 부수적인 것으로 다루어져 왔으며 소프트웨어에서 적자를 본 부분을 하드웨어에서 벌충
하는 방식을 취해왔다. 또한 미국보다 협소한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업체마다 다른 플랫폼이 존재함으로써 소프트웨
어시장의 실제규모는 더욱 작아질 수밖에 없었으며 이로 인해 패키지소프트웨어의 가격이 고가일 수밖에 없다
(Kenney and Florida, 1993: ch.3). 

2. 일본 소프트웨어 업체의 특성 

일본의 중요 소프트웨어 업체들은 많은 경우 제조업체의 자회사로 존재하고 있으며 모 기업에 의해 스핀 오프(sion-
off)된 기업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이를 시스템 하우스 산하에는 하청계열이 형성되어 있다. 

대기업의 계열 소프트웨어업체들은 단순한 업무들을 주로 외부에 하청하고 있다. 이는 하청업체의 저임금과 저렴한 
오버헤드 비용을 활용하기 위한 것이다. 소프트웨어의 개발은 개발할 제품을 여러 파트와 모듈로 분해하여 각기 다
른 업체에게 하청을 맡기는 형태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일본의 소프트웨어업체들은 코딩과 같은 단순한 업무를 수행
하는 업체와 고도의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업체로 구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림 2> 후지쯔의 사례로 본 일본의 소프트웨어 관련 기업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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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일본의 경우 소프트웨어는 소위 '공장'식으로 개발되고 있다. 따라서 소프트웨어 개발업체를 '소프트웨어 공
장’(Software Factory)이라고 부른다. 

일본의 소프트웨어 공장은 규모가 상당히 크다. 도시바의 한 소프트웨어 공장은 2,300명 정도를 고용하고 있다. 소프
트웨어 생산은 팀 방식을 통해 수행되고 있으며 QC(quality control)도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일본업체
의 소프트웨어 공장은 제조업을 중심으로 형성된 일본적 생산방식이 소프트웨어산업에 응용된 것이라고도 볼 수 있
다. 수요자들은 주로 서비스와 제조업의 대기업으로서 (계열 소속사가 많다) 대형 컴퓨터용 프로그램을 요구하고 있
다. 이들에게 공급하는 소프트웨어 시스템은 공통된 부분을 많이 지니고 있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제작과정에서 기존
에 사용했던 부품이나 모듈을 재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Kenny and Florida, 1993 : ch.3). 

쿠즈마노(Cusumano, 1991)나 케니와 플로리다(Kenny and Florida, 1993) 등과 같은 미국의 학자들은 이러한 소
프트웨어 개발체제를 '소프트웨어 공장' 혹은 '후지찌즘'(Fujitsuism)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생산성과 개선능력에 
상당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쿠즈마노는 소위 일본적 생산방식이 제조업뿐만 아니라 정신노동이 이루어지는 소프트웨어 부문에도 적용되고 있다
고 파악하면서 제조업과 마찬가지로 일본의 소프트웨어산업도 높은 생산성과 품질개선 능력을 지니고 있다고 주장한
다(Cusumano, 1991). 그렇지만 쿠즈마노가 관찰한 소프트웨어 공장들은 주로 생산공정의 공정제어를 위한 소프트
웨어나 계열사의 대형컴퓨터에 사용될 커스텀 소프트웨어를 만들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분야들은 앞으로의 컴퓨터
산업 발전과정에서 시장규모와 성장 가능성이 감소되고 있는 분야라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3. 일본 소프트웨어산업의 문제점 

범용 대형부문에서 IBM을 추격하는 과정에 서 형성된 이러한 구조적 특성들은 현재 일본 소프트웨어산업 발전의 제
약요소가 되고 있다. 범용 대형부문에서는 IBM을 추격할 수 있었지만 그 과정에서 형성된 구조가 IBM이 그러했던 
것처럼 새로운 환경변화에서는 적합성을 지니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일본 소프트웨어 업체들은 범용 대형기종 중심의 커스텀 소프트웨어 생산에 주력해왔다. 그러나 다운사이징과 엔드 
유저(end user) 컴퓨팅이 확대되면서 응용 소프트웨어 패키지와 소프트웨어 툴(tool)에 대한 수요가 증대하고 있으
며 대규모의 커스텀 소프트웨어와 대규모 OS에 대한 수요는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응용 소프트웨어가 운영되는 플랫폼이 분단화(segmented)되어 있어 인력, 시간, 비용의 낭비가 이루어지고 있
다. 여러 가지 표준이 존재하기 때문에 한 기종에서 작동하는 소프트웨어를 다른 기종에서 작동시키기 위해서는 소프
트웨어를 재코딩(recoding)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렇게 분단된 구조로 인해 각 플랫폼 별로 시장이 형성되
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시장의 성장이 제한되고 있다. 

이와 함께 인력구조상의 문제도 존재하고 있다. 다운사이징과 오픈시스템화, 네트워크화, 엔드 유저 컴퓨팅의 증대 
등과 같은 컴퓨터산업의 구조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능력을 지닌 엔지니어가 요구된다. 

과거 일본의 프로그래머들은 주로 대형컴퓨터를 대상으로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왔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축적된 엔
지니어들의 능력은 급속히 시장규모가 증대되고 있는 마이크로컴퓨터용 패키지 소프트웨어의 개발에 제대로 활용하
기에는 어려운 실정이다. 

새로운 환경에서 C언어나 4세대 언어, 소프트웨어 개발 툴을 이용하면서 마이크로컴퓨터라는 제한 조건하에서 프로
그램을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되고 있다. 

이로 인해 일본기업들은 근래에 까지 소프트웨어의 개발에 고졸 출신의 엔지니어를 채용해왔으나 최근에는 이러한 
변화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새롭고 고도화된 기술을 습득한 대학 출신의 엔지니어를 채용하는 경향으로 바뀌고 있
다. 그러나 이들 대졸 출신 기술자들은 소위 공장방식으로 운영되는 소프트웨어 개발방식에는 거부감을 지니고 있다
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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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일본 소프트웨어산업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점은 일본이 MS-DOS나 Lotus와 같은 베스트셀러 패키지 소프
트웨어를 개발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설계조직을 발전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PC용 패키지 소프
트웨어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소규모의 창의적인 조직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그러나 일본의 소프트웨어 대기업들의 
경우 공장방식으로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왔고, 그 관성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창의적인 조직구조를 구축하
는데 상당한 어려움에 봉착하고 있다. 

물론 일본 대기업들의 공장식 소프트웨어 개발방식이 새로운 구조변화에서 전혀 쓸모가 없는 것은 아니라고도 이야
기되고 있다. 오히려 새롭게 변화된 상황하에서도 높은 생산성과 개선능력을 지니고 있는 소프트웨어 공장의 생산 관
리기법은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 우선 공장방식은 기존 패키지 소프트웨어의 버전을 높이거나 다른 플랫폼에 이
식할 때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 현재 이러한 기존 소프트웨어의 개량작업이나 다른 플랫폼으로의 이식작업은 소
프트웨어 개발업체들이 수행하는 작업들 중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공장식 소프트웨어 개발방식
이 효과적으로 적용된다면 상당한 생산성의 향상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의 소프트웨어업체들이 일본의 공장식 소프트웨어 개발방식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미국업체들은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젝트 추진과정에서 종종 기간이 연장되고 예산이 초과되며 품질과 신뢰성 저하
가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막대한 비용을 투자하고 있다. 따라서 제조업에서 높은 생산성과 품질 수준을 
보여준 일본적 생산방식이 적용된 공장식 소프트웨어 개발체제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Cusmano, 1993). 

그러나 미국업체들의 이러한 논의는 새로운 소프트웨어 분야에서의 제품 설계능력이 전제된 후의 이야기이다. 즉, 소
프트웨어산업의 환경이 COBOL에 바탕한 대형컴퓨터용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언어와 툴에 바
탕하여 패키지용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분야로 전환된 상황을 전제로 한 이야기이다. 

한편 상대적으로 새로운 조직틀을 채택하기에 적합한 독립 중소 소프트웨어업체들도 게임 소프트웨어 부문을 제외하
고는 활발한 활동을 보여주고 있지 못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소프트웨어가 하드웨어로부터 독립하여 그 자체로서 상
품으로 취급된 역사가 길지 않다. 따라서 소프트웨어업체들이 소프트웨어를 판매하여 얻은 수익을 가지고 재투자하
여 다른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수 있는 발전경로가 상당히 차단되어 있었다. 이것은 중소 소프트웨어업체가 생존하고 
발전해나가는 데 커다란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또한 대기업 위주로 경제구조가 형성되어있는 일본에서 혁신적 중소기업이 창업, 발전하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다. 자금의 조달에서부터 시작하여 외부로부터 경영지원을 받는 것 등이 상당히 제한되어 있다. 이로 인해 패키지 
소프트웨어를 개발, 생산하는 데에 상대적으로 적합한 혁신적 중소기업의 창업과 활동이 부진한 상태에 있다. 

이와 함께 교육제도나 정부의 지원정책도 혁신적 소프트웨어 중소기업이 발전하기 위해 필요한 기반들을 제대로 뒷
받침해주지 못하고 있다. 교육제도의 경우 창의력 보다는 질서와 협동, 정신의 육성에 강조점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패키지 소프트웨어의 핵심적인 디자인을 설계할 수 있는 창의적 인력의 공급이 원활히 공급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정부의 지원정책도 제조업을 중심으로 지원해왔던 관성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소프트웨어분야에서
의 혁신적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데에 소홀한 경향이 있다. 

물론 이러한 관점들에 대해 비판적인 논의들도 있다. 일본의 독립계 소프트웨어 기술자와 첨단 중소기업들이 상당한 
창의성과 혁신능력을 지니고 있다고 파악하고 있는 논자들은, 그 동안 이러한 기업들의 활동이 저조했던 이유로 PC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시장이 분단화 되어있고 소규모였던 점을 들고 있다. 이들은 최근에는 PC 하드웨어시장이 급
속히 성장하면서 소프트웨어시장이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혁신적 중소기업이 속속 등장할 것
이며 상당한 역동성을 보여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3) 

Ⅳ. 맺음말 

일본의 컴퓨터산업은 IBM 추격이라는 과제를 지상 목표로 급속히 발전해 왔다. 대형 범용기종을 중심으로 한 발전과
정에서 일본 컴퓨터업계는 '90년대에 들어와 IBM에 필적하는 실력을 갖추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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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1980년대 중반을 전후로 하여 다운사이징과 오픈시스템화라는 급속한 컴퓨터산업의 구조변화로 인해 IBM
은 과거와 같이 다른 업체들의 '환경'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할 수 없게 되고 여러 경쟁하는 기업들 중의 하나로 위치 
지워졌다. 

현재 일본의 컴퓨터산업이 봉착한 문제점은 바로 컴퓨터산업의 구조변화 과정에서 적응력을 상실하고 있는 IBM을 
모방, 추격하는 과정에서 생긴 것이다. 하나의 모델로서 IBM을 설정하고 기업과 정부가 힘을 합쳐 열심히 IBM을 추
격하는 동안에 게임 자체의 룰이 바뀌면서 IBM은 모델의 지위를 상실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와 더불어 일본의 전통적인 계열구조는 일본업체들이 지속적으로 범용컴퓨터와 자기 계열기업의 PC 위주로 고착
되게 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로 인해 일본의 컴퓨터시장이 범용 대형기종에서 마이크로컴퓨터로 이행되는 것이 지
체되었을 뿐 아니라 시장의 분할로 인해 패키지 소프트웨어시장의 성장이 정체되었다. 

일본 종합전자업체들의 범용 대형기종을 중심으로 한 제품/시장영역과 계열조직구조는 IBM을 추격하는 과정에서는 
효과를 발휘했지만 이제 새로운 컴퓨터산업의 경쟁구조에서는 적합성을 상실하고 있다. 따라서 종합전자업체들은 새
로운 사업영역으로 진출하고 있으며 의사결정을 신속화하기 위한 분권화를 재구조화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
한 게임 소프트웨어 같은 특정 부문에서는 기존의 업체들이 아닌 새로운 혁신적 중소업체들이 산업을 이끌어 가는 모
습도 나타나고 있다. 일본 컴퓨터산업의 미래는 이들 업체들이 어떻게 과거의 관행들을 기각(unlearning)하면서 새
로운 조직구조로 전환하는가에 달려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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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석 1)산업혁신연구실,선임연구원 

주석 2)PC부문에서 일본업체들의 약세를 PC가 지니는 기술적 특성에서 접근하는 논의들도 있다(鬼木 ,1994a). PC
는 기본적으로 부품간의 인터페이스가 표준화 되어 있기 때문에 부품의 자유로운 교체가 가능하다. 이러한 특성은 디
지털화라는 기술적 요인과 함께 오픈 시스템화라는 산업발전경향에 의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PC는 복수제품의 연
합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PC산업은 여러 업체가 생산하고 있는 다양한 부품들을 조합하여 최선의 기능을 
나타내는 제품을 개발, 생산하는 산업이라고 할 수 있다. 이로 인해 부품의 교체를 통해 PC성능의 업그레이드도 상대
적으로 용이하다. 이에 반해 자동차, 가전, 반도체는 통합된 제품(integrated product)의 형태를 띠고 있다. 이들 산
업은 각 업체마다 부품간의 인터페이스가 다르기 때문에 자신의 계열회사나 하청계열 업체에 의해 생산되는 전용성
을 지니고 있는 부품을 사용하여 제품을 개발·생산한다. 이러한 기술적 특성은 조직구조상의 차이를 가져오기도 한

다. PC산업의 경우 제품개발팀의 구조를 포함한 기업조직의 구조는 자동차나 가전제품과는 차이가 난다. 자동차나 
가전같은 제품들은 전체로서의 통합성을 갖추어 나가야 하기 때문에 제품개발 관련 조직을 전체적으로 통합하는 것
이 매우 중요하다. 이에 반해 PC는 특정 모듈(module)을 중심으로 연구개발팀과 조직이 형성되어 있는 바, 이들 간
에 상대적으로 통합성이 적어도 커다란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자동차나 가전에서 일본기업의 강점이 되고 
있는 조직간 통합성은 PC산업에서도 강점으로 기능하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주석 3)「ビヅネス レビュ_」Vol.41 No.1에 실린 인터뷰에 따르면 일본 마이크로 소프트의 成毛 사장은 일본 업체
의 창의성과 소프트웨어 개발관리방식을 매우 높게 평가하고 있다. 그는 시장의 성장과 함께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일
본 기업의 발전이 급속히 이루어질 것이라는 매우 낙관적 전망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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