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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현재 많은 생산공장들이 회분식 공정을 사용하고 있다. 그 이유는 소비자들이 다양한 제품을 

원하는 욕구에 의해서 대량생산만을 해오던 기존의 연속공정으로는 소비자들의 욕구를 충족

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회분식 공정에는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그 중 하나가 많은 노동력과 자

본이 요구된다. 회분식공정은 공정의 단계가 불연속적으로 행하여지기 때문에 각 공정의 단계

마다 제품의 이동이나 장치의 재설정 등이 필요로 하게 된다. 반대로 연속공정은 제품의 원재

료를 장치의 입구에 넣으면 별개의 장치설정이 필요 없이 제품이 완성단계까지 흘러가게 된

다.  또 하나의 문제점으로는 회분식공정은 중간에 많은 과정들이 있는 관계로 연속공정보다 

생산성이 낮은 것이다. 하지만 현대의 소비자들은 다양한 제품을 원하지만 소비자의 증가로 

인해 다양하지만 대량생산도 가능한 공정이 필요로 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

기 위한 방법이 바로 makespan의 최소화이다. makespan이란 제품이 모두 생산되는 시간을 의

미한다. makespan의 최소화를 위해서는 최적의 생산일정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makespan이 최소화가 되면 같은 시간내에 더 많은 제품을 생산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이렇

게 함으로써 현대의 많은 소비자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것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

다. 이러한 연구를 위해 많은 수학적 최적화 알고리즘이 개발이 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makespan의 최소화 만을 위한 알고리즘만을 개발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최적의 생산일정만

을 가지고 생산을 하는 것은 생산공정의 변화가 있을 경우에도 makespan의 최소화를 위해 생

산일정의 변경이 매우 어려운 것을 의미한다.  고정되어 있는 생산일정을 가지고는 생산제품

이나 혹은 공정에 작은 변화만 있을 경우에도 새로운 생산일정을 찾아내야하는 번거로움이 

나타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더 나아가 생산을 좀 더 유동적으로 바꿀 수 있게 생산일정에서 중요한 

point를 찾아내어 주는 program을 개발하도록 하였다. 생산일정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point를 

알고 있다면 그 주변의 생산일정은 조금의 변동 사항이 있다하더라도 makespan에 큰 영향을 

주지 않게 된다. 중요한 point의 수정이 존재할 경우만 새롭게 생산일정을 만들도록 한다면 많

은 이득을 가져오게 될 것이다. 

본론

 표 1과 같이 가상의 회분식 생산을 하여야한다고 가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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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8×8의 예시(1)

 8×8의 생산일 경우 가능한 생산일정의 총 개수가 40320개가 된다. 여기서 모든 생산일정을 

나타내었을 경우 그림 1과 같은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 그림 1에서 모든 data를 표로 나타내기

가 힘들어 일부분만을 그래프로 나타내었다.

600

650

700

750

800

850

900

1 218 435 652 869 1086 1303 1520 1737 1954 2171 2388 2605 2822 3039 3256 3473 3690 3907 4124 4341 4558 4775 4992 5209 5426 5643 5860 6077 6294 6511 6728 6945 7162 7379 759

그림 1. 예시(1)의 생산일정

이 생산일정의 표를 보게 되면 별로 특이한 사항이 나타나지 않지만 이것을 각 생산제품의 

순번을 제일 앞으로 하여 나누게 되면 그림 2와 같이 나타난다. 

그림 2. 각 제품을 첫 번째로 하여 나타낸 생산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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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에서 와같이 반복되는 구간이 존재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다. 이러한 현상은 제품의 수

가 많아질수록 더욱 일치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러한 모습을 그림 3에서 나타내었다. 

그림 3. 제품 수에 따른 생산일정 비교

현대의 공정에서 소비자의 욕구에 맞춰 다양한 제품을 생산할수록 더욱 일치하는 그래프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그래프가 나타내는 것은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첫 번째 규칙성이 존재한 다는 것은 이것을 이용해 새로운 알고리즘을 구현하는 것이 가능

하다는 것이다. 
 두 번째 특정부분에서 여러 개의 최적 값들이 존재한다는 것은 최소 makespan을 가지는 최적

의 생산일정을 가지게 하는 부분 조합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것은 부분의 search를 통

해 전체의 생산일정을 추측하는 것 또한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전 line을 모두 search한다는 것은 현대의 컴퓨터로도 많은 부족함이 존재한다. 본 연

구에서 9×9의 예시의 생산일정을 찾아내는데 걸리는 시간은 2~3분 정도였다. 하지만 제품의 

수가 1개씩 증가함에 따라 걸리는 시간은 대폭 증가하게 된다. 10개~20개가 되면 line search가 

불가능해진다.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 Genetic Algorithm(GA)를 이용하여 최적의 값들을 다수 찾

아내어 그것을 가지고 최적의 값들의 조합이 이루어지는 중요 point를 찾아냄과 전체적인 생

산일정의 흐름을 파악하도록 본 연구에서는 program하였다. 기존에는 GA를 최적의 해를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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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방법에 그쳤으나 본 연구에서는 더 나아가 GA가 찾아낸 해를 가지고  최적의 값을 가지

게 하는 조합을 찾아 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결론

GA를 이용해 9×9의 생산일정을 표2와 같이 만들어 보았다. 

표 2. 9×9의 예시(2)

이것을 모든 line을 search한 방법과 GA를 이용한 방법을 통해 결과를 비교해보았다. program의 

결과를 얻기 전에 중요 point의 길이를 결정을 해주어야 한다. GA를 이용해 20개의 글로벌한 

값을 얻어내어 이것을 가지고 중요 point의 길이를 3으로 하여 결과를 도출하였더니 761과 593 
이라는 결과를 나타내었다. 그리고 모든 생산일정 중 1~50위까지 의 값을 비교해본결과 이 두 

가지가 모두 들어가 있을 경우 가장 최적의 값에 가까운 값을 나타내고 이중 하나만이 존재

를 해도 상위의 값에 속해있는 결과를 나타내었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생산일정도 어느 정도의 규칙성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며 

더 나아가 이러한 규칙성을 가지고 최적의 생산일정을 찾아낼 수 있는 새로운 알고리즘을 개

발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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