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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언

우리나라 외국인투자 유치지원 기관인 외국인투자지원센터가 1998년 4월

에 KOTRA내 개소한지 1년 반이 경과되었다. 온 국민 모두가 외환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 가용외환보유고는 외환위기 이전인

650억달러를 이미 넘어섰으며 외환위기 이듬해인 작년 한해동안의 외국인투

자유치액은 88억6000만달러에 이르렀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UNCTAD 집계

로 세계 21위 외국인투자유치국이 되었으며 또한 외환위기를 맞은 아시아

국가 중 유일한 외국인투자 증가세를 기록한 국가가 되었다.

외국인투자지원센터는 1977년도와 1988년에 각각 설립한 영국투자국(IBB)

과 말레이시아 산업개발청(MIDA)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짧은 기간

이지만 세계최초 투자박람회인 “APEC 투자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24시간 지원체제인 사이버 공간의 “전자외국인투자지원센터”를 발족하는 등

조직과 유치활동 측면에서 벌써 이들의 경계대상이 될 정도로 발전하고 있

다. 1962년부터 설립되어 우리나라 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에 초석이 된

KOTRA의 노하우와 해외네트워크가 없었다면 이렇게 짧은 기간내 투자진흥

기관으로서 면모를 갖추기 어려웠을 것이라 생각한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과제는 외국의 선진 투자진흥기관이라 평가받고 있는

이들 기관들이 오히려 우리나라 투자진흥기관의 유치활동을 벤치마킹할 정

도로 투자정책을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실행하는 투자지원기관으로

거듭 발전하는 것이다. 그러기에 우리 센터 임직원 모두가 지금보다 더욱 노

력을 기울여야 하겠지만 이와 못지 않게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격려가 필요

하다고 하겠다.

본서는 주요국 외국인투자 진흥기관의 역할, 조직, 유치활동을 일목요연하

게 적고 있으며 또한 실증분석까지 담고 있다. 세계 각국의 투자진흥기관을

이해하고 분석하는 것은 정부 및 지자체의 투자관련 담당자에게 무론 학계

및 연구기관의 새로운 조직에 대한 연구대상으로서 관심을 어느 정도 해소

할 것이라 기대된다.



아무쪼록 본서가 우리나라 외국인투자기관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외국인투

자정책의 효과적인 수립과 유치효과 극대화에 기여하기를 바라며 그 동안

수고한 임성훈 책임연구원을 비롯한 외국인투자지원센터의 모든 직원 여러

분에게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을 드린다.

그리고 본서의 내용은 필자의 개인의 견해이며 외국인투자지원센터의 공

식견해가 아님을 밝혀두는 바이다.

1999년 10월

외국인투자지원센터

소장 백 창 곤



저자 서문

투자진흥기관의 외국인 투자유치활동은 인센티브제도와 아울러 투자정책

추진수단으로 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더욱이 외환위기는 투자진흥기관의

기능과 역할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부각시켜 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외국

인투자지원센터가 KOTRA내에 발족할 때부터 외국투자진흥기관 벤치마킹에

관여를 했던 저자는 비로소 이번 기회에 그 동안 수집한 자료를 분석하여

정리할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본서는 주요국의 투자진흥기관의 역할뿐만

아니라 KOTRA 70개국에 주재하고 있는 해외지사를 통하여 얻은 실증자료

도 함께 포함하고 있어 자료만으로도 유용성이 높다고 하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자료수집을 도와주시고 해외에서 투자 및 무역촉진에 땀

흘리고 있는 해외무역관 선후배님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 연구활동의 든든한 후원자인 외국인투자지원센터의 백창곤 소장님과 김

수익 처장님, 홍익희 팀장님, 오응천 팀장님, 박동형 팀장님, 김병권 팀장님,

김성수 과장님, 원종성 과장님, 종합상담실의 심윤수 실장님과 안철식 과장

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본서가 나오기까지 자료정리와 교정을 맡아

준 이성수 과장님과 김명희 대리님, 은지환씨, 박은아씨, 이장희씨, 권오형씨

께 고마움을 전합니다. 이번 작업에도 신세를 진 KOTRA 자료실 직원 여러

분, 디자인영상팀의 김정옥씨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자에게 늘 격려를

아끼지 않는 산업연구원의 장윤종 연구위원님과 토론과 자료를 제공받은 한

국개발원의 박준경 선임연구위원님, 우천식 연구위원님, 김승진 연구위원님

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1999년 10월

경영학박사 임 성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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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Ⅰ. 서론

100억달러 투자유치를 앞둔 우리는 이제 우리는 양적인 투자유치확대와

아울러 질적인 측면에서 투자유치의 구성차원을 검토할 시점에 와 있다. 우

리나라의 경제규모를 고려할 때 앞으로 더욱 더 투자유치확대에 박차를 가

해야 하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투자유치규모 확대와 함께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우량 외국인투자기업을 유치하여 우리나라의 경제기반을 좀

더 건전하게 하기 위해서는 현 투자유치체계를 점검하고 보다 전략적 관점

에서 투자유치정책 수립 및 실행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

먼저 외국인투자의 파급효과와 국내외 투자동향 및 투자유치경쟁국 상황

을 고려하여 효과적인 투자유치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실행할 수 있는 구체

적인 실행계획 및 임무를 투자유치진흥기관에게 명확히 부여하여야 한다. 또

한 투자유치진흥기관도 효율적인 투자유치활동을 전개하기 위해선 정부의

투자유치정책 기조하에 조직 내·외적인 환경요소를 분석하여 투자유치활동

실행전략을 수립하여야 한다.

전략의 수립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은 수립된 전략을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조직을 구축하는 것이다. 따라서 투자유치기관도 효과적인 투자유치정

책목표의 실현, 효율적인 투자유치활동수행을 위해 투자진흥기관의 해외조직

및 업무영역, 투자유치사업 방향에 따른 인프라 정비가 필요하다.

본서는 바로 이런 관점에서 국가 투자지원체계내에서 투자진흥기관의 역

할과 기능을 재정립하고 투자진흥기관과 투자유치성간 관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먼저 제2장에서는 투자진흥기관의 개념을 설명하고 제3장에서는 투자

진흥기관의 전략수립, 실행, 평가에 대해 논리적인 분석틀을 제시한다. 제4장

은 제2장과 제3장의 내용을 토대로 세계 각국의 투자유치지원체계와 투자진

흥기관의 역할 및 기능, 조직에 대해 사례분석을 시행한다. 제5장은 실증분

석부문으로 투자진흥기관의 인프라 및 조직체계가 투자유치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의 해외사무소를 통해

수집된 자료를 갖고 분석한다. 제6장은 본서의 결론부문으로 본서에서 분석

1



외국인투자유치와 투자진흥기관

한 내용의 요약과 시사점을 담고 있다.

본서의 의의는 투자유치기관의 활동과 역할정립, 성과에 미치는 요인에 대

해 국내외에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전략적 개념하에 분

석틀을 정립하고 나아가 실증분석을 시행하였다는 점이라 하겠다.

또한 본 실증연구에 사용된 자료는 67개국 100개 지역의 자료는 각국 투

자진흥기관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서도 자료의 활용도가 크다

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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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투자진흥기관의 개념

1. 투자정책과 투자진흥기관

외국인 투자정책이라함은 「국가의 경제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외국

인투자가 활용될 수 있는 대상을 선정하고 유치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적합한 외국인투자유치 지원수단을 마련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임성훈

1999). 투자진흥기관의 설립 및 투자촉진활동은 투자인센티브제도와 함께 투

자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투자지원수단 중 하나로 투자정책 목표에 따라

내용 및 방향성이 결정된다.

정부의 외국인투자정책 목표가 여러 경제목표 중 고용증대에 있다면 고용

증대효과가 높은 기업을 우선적으로 투자유치 촉진활동의 대상에 포함시키

고 투자기업의 고용효과에 비례한 보조금지급 및 세제감면 등 투자인센티브

제도가 마련되어야 하며 투자정책목표가 산업구조 고도화, 수출증대, 기술이

전 등에 있는 경우에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부가가치창출 기여도, 기술이전

효과, 수출비중에 따라 인센티브와 유치활동의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또한 현재 우리나라가 직면하고 있는 기업의 구조조정 경우처럼 국내기업

의 부채비율을 낮추기 위해 외자를 도입하는 경우에는 공장신설형(greenfield

investment)과 더불어 기업의 인수합병(M&A) 또는 자산인수방식의 투자유

치도 고려된다.

이렇게 투자촉진을 위한 수단과 정부의 투자정책간에 적합성(fitness)이 이

루어져야 하는 이유는 바로 효과적인 정책목표달성과 효율적인 투자유치활

동에 있다. 정책목표간에는 서로 상충되는 경우가 있어 정부는 목표간 우선

순위와 비중을 먼저 정하고 정해진 목표별 추진전략을 수립하여야 하며 적

합한 유치성과 측정지표에 의해 정책목표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예를 들어 외국인투자 정책목표 중 산업구조 고도화와 외환가득률 제고라

는 두 가지 정책목표간에는 서로 상충이 발생한다. 산업구조 고도화라는 투

자정책목표는 자국산업내 고부가치산업의 육성을 위해 외국인투자를 선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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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유치, 지원한다는 성격을 띠고 있는 반면 외환가득률 제고라는 투자정

책목표는 선별성보다는 (IMF위기 극복 등을 위해) 양적 증가에 바탕을 둔

개념으로 양자를 동시에 같은 비중으로 추구하여 실행할 때 유치과정에서

여러 비효율적인 요인이 발생할 수 있으며 성과측면에서도 애초 달성하고자

하는 투자정책목표와 거리가 먼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1). 또한 공장신설형

투자를 지원하는 투자인센티브제도 마련 및 투자유치활동 전개는 인수합병

방식으로 기업구조조정을 꾀하려는 경제정책에는 도움을 주지 못한다.

따라서 투자진흥기관의 투자유치활동 내용과 방향은 투자진흥기관 자체의 조

직목표의 상위개념인 정부의 투자유치정책에 영향을 받는다. 즉 투자진흥기관은

투자정책실행의 행동주체로서 정부의 투자유치정책에 따라 투자유치진흥목표의

효과적인 실현과 효율적인 투자유치활동을 수행하는 조직이라 할 수 있다.

2. 투자진흥기관의 역할

좁은 의미에서 투자유치진흥기관의 역할은 투자가에게 투자입지 및 절차

에 관한 정보제공, 합작파트너 알선, 투자인허가 및 공장설립 지원 등 이른

바 원스톱서비스(one- stop service)제공 등과 같은 투자유치지원활동을 말한

다. 그러나 넓은 의미의 투자유치진흥기관의 역할은 단지 개별적인 투자지원

활동을 넘어 정부의 투자유치정책의 효과적인 실현을 위한 모든 활동이라

정의 할 수 있다. 넓은 의미의 투자유치진흥기관의 역할에는 투자인센티브제

도의 실행 및 결정뿐만 아니라 투자유치활동과정에서 습득한 경험과 정보를

바탕으로 한 투자정책자문활동, 투자지원서비스의 전문화 및 통합화를 위한

투자유치 유관기관간 조정자 역할까지 포함된다.

영국의 중앙정부, 말레이시아 등과 같이 투자정책수립기관이 직접 투자유

치활동을 전개하는 투자진흥기관인 경우에는 투자진흥기관이 투자정책수립

1) 보다 자세한 사항은 「임성훈, 1999, 외국인투자정책의 전략적 접근, 대한무역
투자진흥공사」를 참고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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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지를 담당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겠지만 싱가포르, 영국의 지방자치단체처

럼 투자정책과 투자진흥기관이 분리된 여러 나라에서도 투자진흥기관은 투

자정책수립에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투자진흥기관은 투자촉진활동을 수

행하면서 투자가의 정보 및 투자지원제도의 문제점 등을 누구보다도 잘 알

고 있어 발전적인 투자정책을 수립하는데 큰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투자유치촉진을 위한 종합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정부부처 및 정부산하 관련기관, 지방자치단체, 민간기관들간의 적절한 역할

분담이 필수적이며 이들 역할 분담자들간 원할한 조정과 협력이 필요하다.

유관기관간 긴밀한 조정과 협력이 있어야 국가차원에서의 거래비용 및 조정

비용감소, 시너지효과 발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좁은 의미의 투자유치기관의 역할인 투자지원활동, 즉 원스톱 서비스제공

과 투자유치활동은 정부의 투자정책목표, 투자기관의 투자유치성과와 직접적

으로 관련이 높은 활동이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원스톱 서비스의 제공은

투자가에게 편의를 제공하여 입지에 대한 호감과 우호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기 때문이다. 투자유치진흥기관이 투자대상입지 또는 대

상물에 대해 정보를 수집, 가공하여 제공하는 것은 외국인투자기업에게 정보

탐색비용을 절감하게 하여 투자유치국 정부가 부여하는 보조금 지급이나 세

제감면 혜택과 같이 투자가의 투자비용을 낮추는 효과를 발생시키기 때문이다.

3. 투자진흥기관의 투자유치 마케팅활동

투자유치진흥기관의 원스톱서비스제공과 같이 투자유치성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지원활동 중 하나인 투자유치활동은 일종의 국가간 또는 투자

유치기관간 투자유치 마케팅이라 할 수 있다2). 투자유치활동을 촉진관리, 가

2) 「임성훈, 1998, 주요국 외국인투자 지원체제비교분석,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와 「임성훈, 1999, 외국인투자 집중유치기업 선정 및 전략적 활용방안, 대한무

역투자진흥공사」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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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관리, 제품관리, 유통경로관리 등 마케팅믹스(maketing mix) 개념을 도입

하여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투자유치 마케팅활동 중 촉진활동(promotion)은 투자대상지역에 대한

이미지제고 활동, 투자상담 서비스제공, 투자신청 및 허가에 대한 대행 서비

스제공 등이라고 할 수 있으며 가격(price)활동은 조세감면, 총투자액에 대한

보조금지급, 고용 및 교육훈련 보조금지급 등 투자사안에 대한 직·간접적인

재정보조활동이라 할 수 있다.

제품(product)활동은 부동산 및 M&A 대상기업의 발굴, 중앙정부 및 지방

자치단체의 공공 프로젝트개발 등 투자대상물에 대한 개발이라 할 수 있으

며 유통(place)활동은 부동산시장, 금융시장, 기업 M&A 시장 등 투자유치

대상물이 거래되는 시장의 활성화가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투자유치 마케팅 믹스 활동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마케팅 포지션닝(marketing positioning) 전략수립이 선행되어야 한

다. 투자유치활동에 있어 마케팅 포지션닝 전략이란 투자가들의 욕구를 세분

화하고 세분화된 시장을 분석하여 투자유치 기본목적에 부합하는 표적시장

을 선정하고 표적시장에 맞는 투자활동 마케팅믹스를 개발,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이때 표적시장은 투자형태별 시장(단독투자 및 합작투자, 공장신설형투자

및 인수합병형투자, 신규투자 및 추가투자 등), 투자가 국적별 시장(미국투자

가, 일본투자가, 유럽투자가 등), 투자가 산업별 시장(첨단산업 및 고용창출

산업, 정보통신산업 및 항공우주산업 등)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또한 마케

팅믹스 개발은 각 표적시장에 맞는 투자프로젝트 개발(제품활동), 개발된 제

품의 홍보(촉진활동), 투자인센티브 제공으로 제품할인(가격활동), 유통시장

의 활성화(유통활동) 등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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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투자진흥기관의 투자유치전략 수립, 실행, 평가

1. 투자유치전략 수립

전략은 크게 전략수립(strategy formulation)과 수립된 전략의 실행(stratey

implementation), 실행성과에 대한 전략평가(strategy evaluation) 등 세 가지

부문으로 구성된다. 과거에는 전략이라 하면 전략의 수립에 초점을 맞췄으나

전략의 수립이 궁극적인 조직의 목표는 아니므로 조직목표를 효과적으로 시현

하기 위한 적절한 전략의 실행 그리고 성과평가에 점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투자진흥기관의 투자유치전략도 마찬가지로 투자유치전략 수립과정, 투자

유치전략 실행과정, 투자유치전략 평가과정 등 세 과정을 거치며 기대목표의

달성을 꾀하게 된다.

<그림 1> 투자유치전략 수립, 실행,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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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유치전략목표는 국내외 경제상황, 경쟁국가의 투자유치전략, 투자유치

제도 등 국내외 투자환경과 투자유치기관의 내부능력을 고려하여 결정된다

물론 투자유치전략의 목표는 상위개념인 국가의 투자유치정책 또는 투자유

치정책목표의 지배를 받는다. 투자진흥기관의 유치목표는 정부의 정책목표와

일치할 수 도 있지만 그 나라의 투자유치체계에서 차지하는 비중 및 위치에

따라 영역과 범위가 다르다. 예를 들어 일본과 인도네시아의 경우에는 투자

정책 수립기관, 유치지원기관, 투자절차 대행기관이 각각 분리되어 있어 투

자유치기관별 투자유치 전략의 목표가 다르지만 말레이시아의 경우는 하나

의 기관이 정책수립, 유치지원, 투자절차대행 등을 담당하므로 정부정책목표

와 투자진흥기관의 전략적 목표가 일치하게 된다.

투자유치목표가 수립되면 다음단계는 유치전략목표를 수치로 나타내어 구

체화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투자유치전략목표는 주로 방향성 내지는 함

축적인 문장으로 표현되므로 이를 투자유치성과와 비교할 수 있게 수치화하

는 것이 필요하다. 투자유치목표는 양적목표와 질적목표 모두가 가능하다.

질적목표인 경우 수치화하기가 곤란하면 전략적으로 달성해야할 투자유치목

표를 보다 세분화하거나 구체적으로 기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투자진흥기관의 투자유치전략목표가 구체화되면 이제 이를 실행할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다. 투자유치실행계획은 유치사업활동범위, 자원 및 예산의 배

분 등을 정하는 것인데 이는 유치기관의 조직규모 및 경험, 조직 노하우 등

과 같은 투자유치기관의 내부능력과 투자유치기관의 외부환경(국내외 투자

유치환경)에 영향을 받는다.

2. 투자유치전략 실행

투자유치실행계획이 결정되면 투자유치기관은 본격적인 투자유치활동에

들어가게 된다. 투자유치활동은 크게 이미지제고활동, 투자창출활동, 사후관

리활동 등으로 구분된다(Wells and Wint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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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입지로서 이미지제고 활동은 잠재 투자가에게 향후 투자계획시 투자

입지로서 호의적으로 고려될 수 있도록 영향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 흔히 자

국의 입지적 우위홍보에 관한 각종 투자홍보물 발간·배포, 투자관련 기초정

보 수집 및 제공 등으로 나타나며 투자세미나 및 투자박람회 개최, 사절단파

견, 등 투자유치사업활동과 함께 실현된다.

직접적 투자창출 활동은 외국인 투자가와 자국의 합작투자가 연결, 투자대

상물에 대한 거래알선 등 실제로 투자가 성사되기 위한 제반 활동을 말한다.

투자유치기관은 본사 및 해외사무소에서 발주된 투자 프로젝트를 파악하여

투자유치희망 지방자치단체 및 기업을 잠재 외국인투자가에게 알선해 주거

나 직접 협상의 중개인으로서 직접 투자가를 접촉하여 정보를 전달하여 준

다. 또한 투자가와 투자유치국 정부간 이견을 조율하며 거래알선에 관한 투

자상담과 아울러 실질적인 투자대상물이 되는 투자프로젝트를 개발까지를

포함한다.

투자절차지원 및 사후서비스는 투자진흥기관의 원스톱 서비스의 주축을

이루고 있다. 투자절차 지원은 외국인투자가가 투자를 실행하는 과정에 편의

를 제공하여 원활한 투자가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활동을 말한다. 투자

절차의 지원은 법인설립, 공장건설, 고용 등 투자실행에 있어서의 행정지원

및 애로사항 해결, 외국인파견 근무자의 비자, 부동산취득 등 정착에 관한

지원, 거주환경지원서비스 등을 포함한다. 사후관리 서비스는 투자한 외국인

기업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서비스로 투자후 영업활동을 하는데 있어 애로점

을 해결해 주고 투자 유치국의 국내기업과 불평등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법

적, 제도적 개선을 정부기관에게 건의하는 일을 말한다. 투자진흥기관의 사

후관리 서비스제공은 투자한 기업의 영업 활동이 정상화될 때까지 지원해

주는 서비스차원의 성격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의미에서의 추가투자유도, 신

규 잠재투자가에 대한 구전효과발생 등 투자창출과도 관련이 높은 특성을

갖는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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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투자유치전략 평가

투자유치전략 수립과 실행의 결과는 투자유치성과로 나타난다. 투자유치성

과는 애초 달성하고자 하였던 투자유치목표가 얼마만큼 실현되었는가 하는

성과측정 및 평가뿐만 아니라 이를 바탕으로 향후 수립할 새로운 투자유치

목표의 피드백(feedback) 기능을 수행한다.

투자진흥기관의 성과는 외자유치건수와 금액 등과 같은 양적 성과와 국가

이미지 개선이나 해외 잠재 투자가의 인식 또는 태도변화 등과 같은 질적

성과가 있다. 성과측정은 투자유치목표 달성에 대한 평가시 기본자료로 활용

된다. 성과평가에서 근본을 이루는 기준으로는 효율성(efficiency)과 효과성

(effectivenes)의 개념이 있다. 일반적으로 효율성은 투입량(input) 대비 산출

량(output) 비율이 큰 것으로 비용측면에서의 접근을 말하는 반면 효과성은

애초에 목표한바가 얼마만큼 만족하게 달성하였는가 라는 합목적성에 근거

한 개념이다. 따라서 효과성은 효율성을 포함하는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이

러한 두 개념은 투자유치성과에 대한 평가시에도 <그림 2>처럼 중요한 기

준이 된다.

투자유치성과 평가시 효율성은 얼마나 적은 비용으로 투자유치목표를 달

성하였는지를 투자유치금액 대비 투자유치비용, 투자유치 건수당 투자유치비

용, 투자 인콰이어리 발굴 수 대비 투자사절단 참가 1인당 비용 등 다양하게

측정될 수 있다. 효과성은 이러한 투자유치 활동들이 투자유치 목표 달성에

얼마나 접근하였는가로 주로 목표가 달성되었는지 여부로 나타난다. 효율성

은 효과성보다 쉽게 측정되어질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투자진흥기관의 투

자유치성과를 평가할 때 투자유치 지원이라는 공공재적인 성격을 고려하지

않고 효율성 위주로만 평가가 이루어져서는 곤란하다. 비록 효율적이지 않아

도 투자유치목표에 합목적적이라면 수립된 유치전략의 실행이 적절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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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투자유치전략 평가기준

Internat ional T rade Center UNCT AD/GAT T , 1987, Guide to the Evaluation of

T rade Promotion Programs, 5p 에서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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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세계의 투자진흥기관

1. 국제투자진흥기구

1) 국제투자보증기구 MIGA

세계은행 산하기구인 국제투자보증기구(The Multilateral Investment

Gurantee Agency: MIGA)는 1958년에 설립되어 개발도상국에 직접투자시

비상업적 위험에 대한 손실보상을 보증함으로써 외국인 직접투자의 증대에

기여하고 있다. 이와 같이 투자가들에게는 투자와 관련하여 있을 수 있는 정

치적 위험에 관한 부담을 덜어줄 뿐만 아니라 투자 유치국에는 투자유치 프

로그램 개발을 지원함으로써 투자국과 투자 유치국 모두에게 투자촉진 서비

스를 제공하고 있다.

MIGA의 투자보증 프로그램은 투자 유치국의 송금제한, 투자자산 몰수, 계

약위반, 전쟁 또는 내란 등과 같은 비상업적 위험으로부터 외국인 투자를 보

호하는 것이다. 보증대상 투자에는 자산투자와 상업은행 대출과 대출보증을

포함한 대출금 그리고 기술지원이나 경영계획과 같은 비지분 자산 등이 있

다. MIGA는 투자유치국에 재정적, 경제적, 환경적으로 이익이 될 수 있는

프로젝트만을 보증함으로써 투자유치국의 고용창출, 기술이전, 수출증대 등

의 측면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MIGA는 현재까지 총 45억불에 해당하는 370개의 투자보증계약을 체결함

으로써 65개 개발도상가맹국들에 270억불 가량의 외국인 투자를 가능케 하

였고 현재 총 보증금액은 31억불에 달한다. 한편 최근 MIGA의 이사회에서

는 프로젝트당 보증한도를 기존의 7천5백만불의 3배에 해당하는 2억불로 증

가시킴과 동시에 국가당 한도를 3억5천만불에서 6억2천만불로 증가시키고

있다. MIGA의 주주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을 합한 149개의 가맹국들이며

현재 추가로 17개국이 가입진행중에 있다.

기타 주목할 만한 특징으로는 피보험자는 계약을 도중에 중단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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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피보험자측에서 계약상 의무를 다하는 한 MIGA 자의로 계약을 취소할

수가 없다. 계약기간은 최대 15년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20년 동안의 장기계

약도 가능하다.

MIGA의 지원대상 산업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금융분야로

여기에는 지점설립을 위한 투자 그리고 투자유치국내의 다른 산업을 지원하

기 위한 금융서비스 향상에 관한 투자 등이 두두러진다.

MIGA의 지역별 보증현황을 보면 아르헨티나, 브라질, 페루 등 중남미 지

역 국가들이 가장 많은 비율은 차지하고 있다. 또한 동유럽과 중앙아시아 지

역 국가들에 대한 보증금액 비율은 24% 파키스탄과 중국 등 아시아 국가들

은 그 다음으로 22%를 차지하고 있다.

2) 해외투자자문기구 FIAS

세계은행 산하기구로서 MIGA와 함께 해외직접투자 촉진서비스를 수행

하는 기구로는 해외투자자문기구(Foreign Investment Advisory Service:

FIAS)가 있다. FIAS는 MIGA와 같이 1985년에 설립되어 현재 110개 이상

국가에 대해 해외 직접투자 촉진을 위한 자문역할을 수행하여 왔다.

FIAS는 투자유치국의 투자소유지분율 제한 및 투자업종제한 규정, 과실송

금문제, 공무원들의 행정장애(bureaucratic barriers) 등 규제에 관한 사항뿐

만 아니라 효과적인 인센티브제도 마련, 외국인투자기업과 국내기업간 연결,

외국인투자통계 및 정보구축 등 촉진활동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자문을 하여

주고 있다. FIAS는 세계은행, MIGA, 국제금융공사(IFC), 국제투자분쟁해결

기구(International Center for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 등과 협

력하여 해외직접투자를 촉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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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MIGA와 FIAS 비교

구분
국제투자보증기구

(Multilateral Investment
Guarantee Agency: MIGA)

해외투자자문기구
(Foreign Investment

Advisory Service: FIAS)

설립연혁

·세계은행이 국가간 투자의

위험을 보증하기 위한 기구

설립을 제의

·1985년 10월 제40차 IMF/

IBRD 서울총회에서 기구설

립 결의안이 채택되어 정식

발족

·세계은행 산하 기구이며 민

간부문에 투자자금을 대부

하고 있는 IFC(국제금융공

사)가 국가간 투자를 활성

화하기 위하여 설립한 투자

자문기구

·1985년 설립되어 IFC와 세

계은행이 공동운영

목적·기능

·개도국에 대한 투자시 야기

될 수 있는 비상업적 위험

을 보증함으로써 개발도상

국에 대한 직접투자를 촉진

·개도국에 대한 민간투자의

비상업적 위협의 보증, 공

동 보험 및 재보험 제공

·개도국을 대상으로 해외투

자를 효과적으로 유치하기

위한 정책 및 연구수행

·투자를 활성화 할 수 있는

토론회 개최 및 전문연구를

수행

가입자격

·IBRD 전회원국 및 스위스 ·IFC의 별도기구이며 자문을

원하는 국가에 대하여 지원

·주로 개도국 대상 업무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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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영국의 투자진흥기관

1) 영국의 투자유치지원 체계

영국의 투자진흥기관은 영국의 사회적 정치적 상황, 투자정책 및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그 역할과 조직 형태가 정비되어 왔다. 중앙정부의 투자진

흥기관인 영국 투자국(Invest in Britain Bureau: IBB)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투자유치 방향 및 기준을 제시하고 개별 지방자치단체간의 투자유치경쟁을

거시적 국가경제차원에서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오랜 전통은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지방 투자진흥기관의 설립을 촉진하였

으며 이를 통한 지방자치단체간의 독자적인 투자유치경쟁은 치열한 양상을

보인다. 영국의 투자진흥기관에 대하여 좀더 자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영국내에는 중앙정부차원의 IBB 외에 잉글랜드, 웨일즈, 스코틀랜드, 북아

일랜드 등 각 지자체에 투자인센티브 제공과 같은 투자지원기능을 수행하는

지자체 차원의 13개 지방 투자유치기관이 설치되어 있다. IBB는 잉글랜드지

역의 투자유치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며 잉글랜드 지역을 제외한 지방

자치주는 웨일즈 개발공사(Wales Development Agency: WDA), 스코틀랜드

투자개발청(Locate in Scotland: LIS), 북아일랜드 산업 개발청(Industrial

Development Board: IDB) 등 지역 개발청이 독자적으로 외국인투자 유치활

동을 전개하고 있다.

지역개발청은 국내외 자체 해외사무소에서 투자 인콰이어리 처리, 투자환

경 홍보, 투자적격지 추천, 공장건설 지원, 실질적인 인센티브 부여 등 투자

유치 전과정을 지원하는 이른바 원스톱서비스(one- stop service)를 제공하는

사실상의 주체가 된다. 지역개발청은 주 정부와 그 하위의 지방개발기구들

(Local Development Organizations)과의 유기적인 업무 연계를 통하여 투자

유치와 관련한 업무의 일괄처리를 수행함으로써 외국인 투자가에 원스톱 서

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투자가는 고용, 법규, 연구개발, 공장건설 및

운영 등 모든 사항에 대해 다른 기관 및 부서와 별도로 협의할 필요가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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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직 지역개발청을 접촉하기만 하면 된다.

2) 중앙정부의 투자진흥기관(Invest in Britain Bure au : IBB)

(1) IBB의 연혁

IBB는 영국 중앙정부의 외국인투자 유치 전담기관으로 1977년 설립되어

그 동안 5000여건 이상의 투자관련 프로젝트를 지원하였다. IBB는 처음에는

영국 통상산업부(DTI) 소속이었으나 기관의 성격상 해외조직망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해외공관과의 긴밀한 업무협조 필요성 때문에 1997년 4월 1일

외무부 및 통상산업부 양부서의 소속기관으로 변경되었다. 조직구성은 6(통

산부): 3(외무부): 1(민간전문가)로 이루어진다.

(2) IBB의 기능

IBB는 전체 영국차원에서의 외국인 투자유치정책의 기획 및 투자유치 활

동을 수행하며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잠재 외국인 투자가를 영국으로 초청하여 영국 각 지역을 순회하면

서 투자여건 및 투자지원제도의 안내를 통하여 영국의 투자환경과 영국기업

의 경영환경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는 영국방문미션(inward mission)행사를

기획함으로써 외국인 투자가의 대영투자에 대한 관심도를 높힌다. (IBB 서

울 사무소의 경우 매년 상반기에 한차례 영국 방문단을 구성, 주요 투자지역

을 순회하는 행사를 갖고 있음). 이때 투자사절단 참가업체에 대한 항공료,

숙박비, 영국내 여행경비 등 일체를 IBB에서 부담한다.

둘째 잠재 외국인 투자가에게 투자 최적지소개, 회사설립, 인센티브 등 외

국인 투자와 관련된 종합적인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한다. ① 투자를 희망하

는 업체에 대해 각 지역별 가용인력수준, 주변산업, 용수공급, 원자재 조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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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력시장과 근접도 등 영업활동에 필요한 제반 투자여건을 비교 분석하여

투자최적지를 소개하고 ② 영국내 회사설립방식, 설립방법, 공장부지선정, 공

장건물 건축 등 회사를 설립하여 실제 생산라인가동, 원부자재 구입 등 실제

회사가동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한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며 ③국가 및 각

지방별 자금지원, 세제, 교육훈련 등 투자인센티브에 대한 안내 서비스를 제

공하고 있다.

IBB는 해외 영국대사관에 접수된 투자 인콰이어리가 런던 본부에 접수되

면 투자신청자의 해당 산업분야, 투자계획 등을 분석하여 적정한 후보지 몇

개를 선정한 후 각 지역개발청에게 투자가를 익명으로 하여 투자타당성 조

사를 의뢰한다. IBB 본부로부터 의뢰받은 지역개발청은 직접 투자후보지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하거나 관할구역내 소지역 단위의 지방개발기구에 의뢰

하여 투자여건을 조사한다. IBB는 이를 취합하여 잠재적 투자자에게 2∼3개

의 적격지를 통보하게 된다(보통 3∼4주 정도 기간 소요). 잠재적 투자자가

투자적격지 추천을 수락하면 해당 지역개발청이 투자지원 업무를 이양 받아

해당지역 개발청은 투자실행 및 실행이후 사후관리까지 모든 행정관련 업무

를 지원하며 투자완료 후 해당 지역개발청은 투자내용에 대해 IBB에 보고한다.

셋째 대형프로젝트의 경우 지역개발청과 업무협조를 하고 있다. 투자인센

티브 공여를 비롯한 원스톱서비스는 해당지역 투자유치기관인 지역 개발청

이 수행하고 있으나 투자의 규모가 클 경우에는 IBB는 직접 이들 지역개발

청과 협의를 거쳐 결정한다. 투자인센티브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

는 지역선별보조금(Resional Selective Assistance: RSA) 제공시 250만파운

드 이상인 대형 프로젝트는 통산부의 승인이 필요하며 따라서 IBB가 직접

개입하고 있다.

넷째 투자가의 유관기관간 접촉을 알선하고 주선한다. 투자자와 중앙정부

의 각 부처, 지방정부, 국영기업 및 가스, 전력, 수도 및 통신서비스 제공업

체들간 접촉을 주선한다. 예를 들어 환경문제, 노동문제 등 전반적인 법률적

문제해결이 필요한 경우, 소관부처 및 관련기관과의 접촉을 주선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각 지방자치단체간 과당경쟁 방지 및 업무를 조정한다. IBB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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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영국내 투자유치를 위한 각종 우대조치와 지원에 관한 여러 기준을 제

정하고 지방자치단체에게 이의 준수를 권장하고 있으나 때로는 지자체간 과

열경쟁으로 각 지자체간 갈등이 심화될 경우가 있다. IBB는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해 IBB를 비롯하여 투자유치 관련부처 공무원 및 각

지역 투자유치기관 관계자들로 구성된 해외투자촉진위원회(Committee on

Overseas Promotion: COP)을 통해 정보의 공유 및 업무를 조정하고 있다.

COP는 지자체간 투자유치와 관련된 갈등 및 충돌을 협의에 의해 해결하

기에 개최되는 조정기구로 위원장은 IBB 국장이며 위원은 통산부, 환경부

공무원 및 13개 지역개발기관, 신도시위원회 관계자로 구성된다. COP는 해

외투자유치시에 따른 지역간의 소비적인 과당경쟁을 지양하고 정보의 공유

및 유대를 강화시키며 발전적인 투자유치 정책수립 제안을 주요 기능으로

하고 있다.

(3) IBB의 조직

IBB는 영국의 수출 및 통상등 대외거래와 산업정책을 총괄하는 통상산업

부(DTI)소속의 여러 국(局)중 하나이다. IBB의 조직편재는 3부 1실 8과로

기획·국제투자부, 지역투자유치부, 마케팅서비스부, 경영지원실로 되어 있

다. 총인원은 150명이며 그 중 해외에는 90명, 국내에는 60명이 근무하고 있

다(해외 근무자 60명의 원소속부서는 주로 외무부임).

별도의 지방조직은 없으나 통상산업부 지방사무소 및 각 지역을 담당하는

지역개발청이 IBB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외국인투자유치 및 사후지원업무

를 수행하고 있다. IBB의 해외조직(25개국 43개 조직)은 홍콩과 뉴욕을 제외

하고는 주로 외국기업과 접촉이 용이한 각국주재 대사관 및 영사관의 통상

조직을 통해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국내조직 중 기획·국제투자부는 IBB의 투자정책수립, 투자유치전략개발,

사후관리 등을 담당하며, 국제투자유치부는 북미, 유럽, 아시아태평양지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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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지역으로 나눠 투자인콰이어리 접수에 따른 후속조치들을 총괄하며 마

케팅부는 홍보자료 작성, 광고, 통계작성 등을 담당하고 있다.

<그림 3 > IBB의 조직구조

해외조직은 각국 주재 대사관 및 영사관에서 고등판무관으로 업무를 수행

하고 있으며 직원의 상위직은 정규 공무원의 채용방법에 의해, 하위직은 수

시로 인터뷰를 통해 충원하고 있음. 국장3)의 경우에는 외부에서 계약직으로

영입되기도 하는데 실적에 따라 재임용이 가능하다. 예산은 8백만 파운드 정

도로 이는 순수 조직 운영에 필요한 예산이며 보조금은 계상되지 않은 수치

이다. 예산은 전액 국고에서 조달된다.

3) 현재 IBB의 최고책임자는 1994년에 전임장관이 특별 초빙한 Andrew Fraser국
장인데 그는 다국적기업인 Saatchi and Saatchi 등에서 근무한 경력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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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IBB와 인센티브 결정

영국은 조세감면 보다는 보조금 위주의 외국인 투자 인센티브 제도를 갖

추고 있다. 보조금은 지급 주체에 따라 중앙정부의 지역선별보조금(Regional

Selective Assistance: RSA)과 지방정부의 인센티브 패키지(Local package)

로 구분된다. IBB는 RSA의 지급기준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며 경우에 따라

RSA지급 규모가 큰 대형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인센티브결정에 직접 개입하

기도 한다.

RSA의 지급 규모는 해당지역을 실업율, 지역의 낙후성, 국가정책의 우선

순위 등에 의하여 중점개발지역(Development Areas: DA)과 준개발지역

(Intermediate Area: IA)으로 구분하여 각각 자본지출의 30% 및 15% 범위

내에서 결정된다4). 수혜조건의 결정에는 신규인력 고용규모 및 지속적인 고

용규모 유지여부가 가장 중요시 되며 그외 신기술 도입에 따른 산업경쟁력

및 영국경제에 대한 기여도와 개별 투자업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 필요성 등

이 고려된다.

보조금은 계약서상의 투자진척도, 고용수준 등을 감안하여 보통 3회에 걸

쳐 분할 지급되며 당초 계약과 달리 3∼5년간 투자가 부진하거나 취소되는

경우에는 보조금 지급은 중단되며 기지급한 보조금은 회수된다.

보조금 재원의 대부분은 정부의 예산으로 충당되며 기타 EU 집행위의 교

부금, 각종 민간기업의 지원금 등으로 구성되는데 정확한 수치는 대외비 사

항으로 확인이 어렵다.

RSA의 지급은 통상산업부의 지역정책국과 지역지원국이 담당하고 있다.

4) 인센티브제도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임성훈, 1999, 외국인투자정책의
전략적 접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를 참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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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정책국은 국내외기업의 RSA에 관한 가이드라인 및 정책을 결정하며,

지역지원국은 IBB와 잉글랜드 지역의 지역개발기관에 접수된 RSA 신청서

를 취합하여 사안별로 보조금 지급을 심사한다.

<그림 4> 영국의 투자인센티브 결정절차

잉글랜드 지역을 제외한 웨일즈, 스코틀랜드, 북아일랜드 지역은 투자유치

업무의 독자성이 강하여 WDA, LIS, IDB 등 각 지역개발청이 RSA 결정권

한을 보유하고 있다. 다만 250만파운드5) 이상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대형 프

로젝트일 경우에 한해 통상산업부의 승인이 필요하다. 특히 지역 전체가 집

중개발지구로 지정된 북아일랜드의 경우에는 RSA를 고정자산이 아닌 사업

5) 100만파운드라는 견해도 있다.

21



외국인투자유치와 투자진흥기관

운영비로도 전용하는 것도 허용하고 있으며 다른 지역과 달리 RSA를 투자

기업의 소득으로 분류하지 않아 과세대상에 제외시키는 파격적인 RSA 지급

기준을 마련하는 등 지자체별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다.

지방정부 패키지는 지방정부가 자체재원을 기반으로 외국인투자가에 대하

여 독자적인 투자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으로 인력채용과 교육훈련에 대한

보조금지원, 임대료 감면, 재산세 감면 등 다양한 종류의 혜택을 제공한다.

한편 통상산업부는 지방정부간의 과당 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가급적 공통적

내용의 지원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5) IBB의 변천과정6)

가. IBB 설립배경

IBB는 통화위기의 지속, 20%대의 하이퍼 인플레이션, 노사분규의 빈발 등

거시경제지표가 급속히 악화되어 영국이 IMF의 구제금융지원을 받게된

1977년에 설립되었다. 산업혁명 때부터 세계를 이끈 석탄, 철강 및 조선사업

등 영국의 전통산업이 사양길에 접어들면서 대대적인 실업이 사회문제로 대

두되었다. 1945년말 100만명에 달했던 석탄, 철광석 채광 및 조선 등 전통산

업 종사 근로자의 수가 1977년에는 1/10 수준인 10만명 수준으로 감소하게

되었다. 남웨일즈(South Wales), 중앙스코틀랜드(Central Scotland), 북동잉글

랜드(North East England) 등 전통산업이 발달한 지역에서는 특히 타격이

심했다. IBB가 해결해야 할 최우선 과제로 실업구제 및 지역경제개발이 등

장한 것이다.

IBB는 실업구제를 위하여 국내외 기업의 투자유치활동을 적극 전개하였

다. 정부의 보조금 지급은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한 가장 중요한 투자인센티

6) 「Fraser, Andrew, 1999. Case Study: UK' s Invest in Britain Bureau (IBB)
in Industrial Globalization in the 21st Century: Impact and Consequences for
Asia and Korea, East- West Center」를 참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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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로 자리 잡게 되었으며 외국인투자유치는 영국내 고용창출을 위해 불가피

한 선택이었다. 이미 외국기업의 영국 진출은 상당부분 진행되어 있었으나 7)

영국정부는 투자인센티브제도의 강화를 바탕으로 보다 적극적인 개방화 정

책을 표방하였다.

1978년까지 영국내 외국기업 소유의 순자산의 규모는 178억 9천 8백만

파운드였으며 그 중 제조업이 46% 석유산업이 33% 기타 서비스업이 21%를

차지하였다. 1981년에는 총투자의 60%를 100대 기업이 차지하고 있었으며

1983년에는 37대 기업(은행 제외)이 41만명을 고용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중 절반은 6개 기업에 의해 고용되어 있었다. 그 당시 영국산업의 특징은

외국자본에 의한 기업의 대규모화로 요약할 수 있다.

이러한 소수기업에 의한 경제집중화 및 외국기업의 활발한 진출은 영국

1000대 기업중 402개사가 외국인 소유기업이었다는 사실만 보더라도 쉽게

알 수 있다. 외국 거대기업에 의한 경제력 집중(특히 석유와 제조분야)에도

불구하고 영국내 여론 및 정치계 반응은 이를 쉽사리 반대하지 못하는 입장

이었다. 왜냐하면 외국 거대기업에 의한 고용창출은 이들이 발생시키는 모든

부정적 경제효과를 상쇄하고도 남는 것으로 인식되어졌기 때문이다.

나. 1977∼83년 경제현황과 IBB

동기간 대영 외국인투자의 특징으로는 미국으로부터의 투자확대 및 일본

기업의 본격적인 영국진출 등을 들 수 있으며 IBB의 역할도 이들의 지원에

초점이 맞추어 졌다.

미국은 영국과 법, 제도, 언어 등에서 유사한 점이 많아 외국비용(Cost of

Foreigness)이 작기 때문에 영국의 투자가 대단히 활발했다. 미국은 1978년

까지 총누적 투자유치액 중 57%를 차지하였으며 18%를 차지한 유럽공동체

7) Siemens같은 외국기업은 19세기부터 영국에 투자를 하였으며 Ford, GM 같은
미국의 다국적기업은 이미 20세기초의 영국에 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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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EC) 등 다른 국가에 비하여 압도적 우위를 보였다. 지역이나 문화적으로

영국과 가까운 유럽국가의 영국내 투자가 미약한 이유는 정치적 이유에 있

었다. 영국은 1960년대부터 계속된 프랑스의 거부권 행사로 비로소 1974년에

야 EEC에 합류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1970년대에 일본투자는 주로 전자분야

서부터 투자가 일어났다. Toshiba는 1977년, Sony는 1973년, NSK는 1974년

에 유럽시장을 겨냥하고 영국내 생산기지를 구축하였다.

다. 1984∼92년 경제현황과 IBB

영국의 EEC 가입과 1992년 유럽시장의 단일화는 영국수출의 50%가 유럽

시장이 차지할 만큼 영국내 제조기업의 경제활성화에 큰 도움을 주는 계기

가 되었다. 이 시기에 유럽기업의 영국내 투자가 활발히 진척되었으며 또한

IBB는 이 시기 동안 가장 많은 일본기업의 투자를 유치하였다.

일본기업의 영국진출이 활발한 이유는 일본의 엔화강세로 일본수출의 가

격경쟁력이 저하되었으며 지속적인 일본의 대미무역 흑자로 인한 미국과의

통상마찰이 유럽까지 확산되어 유럽시장 진출을 위한 영국내 생산기지 건설

이 필요하였기 때문이다. IBB는 1993년까지 약 200건의 제조업투자를 유치

하였으며 1984년에 이루어진 Nissan의 잉글랜드지역내 투자유치가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당시 IBB 투자활동의 특징은 미국기업이나 유럽기업과는 달리 일본기업의

외국비용(Cost of Foreigness)의 발생을 최대한 줄여주는 방향으로 전개된

점을 들 수 있다. 즉 언어 및 생활편의 차원에서 지원서비스가 개발되고 실

행되어졌다.

라. 1993∼99년 경제현황과 IBB

1998년 IBB는 약 650건의 투자유치실적을 통하여 약 12만개의 일자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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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출하였고 외국인 투자금액이 1960억 파운드로 증가하는데 기여하였다. 특

히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신흥 개도국의 영국내 투자유치에 적극 힘써 EU

내 한국투자의 50%, EU내 대만투자의 80%가 영국에 집중되게 되었다.

아일랜드, 네덜란드, 프랑스, 스페인, 포르투갈 등이 EU의 투자유치 경쟁

국으로 부상하게되자 스코틀랜드 투자개발청(LIS)등 지역개발청(Regional

Development Agencies: RDA)들은 투자인센티브 및 유치활동을 강화하기

시작하였다.

1997년 4월 통상산업부와 외무부간의 해외사무소 통합을 통하여 해외의

영국대사관을 적극 활용하여 해외 35개 사무소에서 IBB에 직접 투자유치관

련 업무를 보고토록 함으로써 IBB의 조직내에 커다란 변화가 발생하였다.

IBB는 국내 기업간 인수합병(M&A)를 지원하고 있지는 않으나 외국투자가

가 영국기업간 M&A를 희망할 경우에는 이를 지원하고 있다.

3) 지방정부의 투자진흥기관

(1) 스코틀랜드의 투자개발청( Locate In Scotland : LIS )

가. LIS의 연혁

스코틀랜드의 투자개발청(Locate In Scotland: LIS)은 외국인투자가에 대한

원스톱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준정부 조직인 스코틀랜드 개발청(Scottish

Development Agency)을 모태로 민간조직인 경제개발공사(Scottissh Enterprise)

와 합작하여 1981년 설립되었다.

나. LIS의 기능

LIS는 공식적인 외국인투자기업 전용 창구로서 투자정보 제공, 부지선정,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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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조달, 하청업체 선정, 기타 생활편의 관련 애로 사항의 해결을 지원하고 있다.

LIS도 다른 지역개발청과 마찬가지로 원스톱서비스(one stop service) 지원

을 표방하고 있는데 스코틀랜드에서는 단일창구서비스(one door approach)라

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LIS는 지식집약적 산업을 집중 유치함으로써 스코

틀랜드를 유럽의 연구개발센터로 발전시켜 기술혁신을 도모하고 신기술의

다른 산업에의 파급효과를 극대화시킨다는 전략을 세웠다. 또한 신규투자 유

치와 아울러 적극적인 재투자 유치전략으로 재투자금액이 전체 투자총액에

서 60%를 차지하고 있을 만큼 기진출기업에 의한 증액투자가 늘고 있다. 이

러한 현상은 LIS에 의한 기투자기업의 경영활동상의 애로사항에 대한 지속

적인 관심과 신속한 해결 노력으로 기존 투자가가 인식하는 투자환경을 더

욱 우호적으로 만든것에 힘입은 바가 크다고 하겠다.

다. LIS의 조직

LIS는 프로젝트 담당자(Account Executive)가 소속되어 있는 지역팀, 공장건

설과 관련된 지원팀 그리고 사후관리팀으로 구성된다. 지역팀은 유럽, 북미, 아

시아 등 세 지역으로 나눠져 있으며 투자가의 스코틀랜드 방문 때부터 공장설

립에 이르는 투자의 전과정에 걸쳐 접촉창구의 역할을 한다. 지원팀은 디자인

팀, 금융팀, 브리핑팀으로 세분되며 디자인팀은 공장부지 선정과 공장설립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금융지원팀은 보조금 지급과 같은 금융지원혜택 관련 정보제

공 및 조세 및 회계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한다. LIS는 사후관리팀을 별도로 조

직내에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이점은 다른 투자유치기관과 구별되는 특징이다.

사후관리팀은 정기적으로 기존 투자가를 방문하여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해결하

고 기존투자가에 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등 증액투자유치를 위한 업무

를 수행한다. 법률 및 회계관련 민간전문가가를 포함하여 총 90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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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LIS의 조직구조

(2) 북아일랜드의 산업개발청 (Indus trial De ve lopme nt Board: IDB)

가. IDB의 연혁

북아일랜드의 외국인투자유치 담당기관인 북아일랜드 산업개발청(Industrial

Development Board: IDB)은 1982년 산업개발령에 의거 설립되었으며 지방정부

의 경제개발부(Department of Economic Development: DEC) 소속으로 되어있

다.

나. IDB의 기능

IDB도 앞서 설명한 LIS와 마찬가지로 외국인 투자가에게 원스톱 서비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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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하고 있다. 북아일랜드에도 영국내 다른 지자체가 그렇듯이 공장 설립과

관련된 인허가 사항은 없다. 그러나 공장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참고자료로서

투자금액, 공장부지 면적, 기계설치, 고용창출 항목 등이 명시된 투자계획서

와 최근 3개년간 재무제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부터 보조금지급을 위한

협상이 시작되며 동시에 IDB의 공장건설팀과 함께 건축할 공장의 세부사양

협의에 들어간다. IDB 공장건설팀은 투자가로부터 공장설계도를 접수한 날

로부터 통상 6∼8개월내에 부지조성에서 생산라인설치까지 전공정을 완성하

여 투자가에게 양도한다. 공장건축비용은 실비이며 투자보조금으로 상계가

가능하다. 실제로 1988년도에 북아일랜드에 진출한 우리나라 대우전자의 경

우에도 투자를 결정한 후 6개월만에 공장이 완공되어 생산라인이 가동되기

시작했으며 이과정에서 대우전자가 하였던 일은 공장의 설계도를 IDB 건설

팀에게 넘겨 준 것 뿐이라고 한다.

투자결정에서 공장건설에 이르기 까지 IDB가 투자가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의 내용과 절차는 다음과 같다.

·잠재투자자가 제출한 투자개요를 검토한후 제공가능한 대략적인

인센티브를 제시(지원가능 투자지원서비스 예시 : 5일소요).

·잠재투자자가 구체적인 투자업종과 투자금액, 고용계획, 공장건립

과 영업활동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사업타당성 검토 및

투자유치가 북아일랜드의 고용창출 및 지역개발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 (사업타당성 검토: 3주 소요)하여 투자인센티브 지원 규모를

최종적으로 제시하고 공장의 위치 크기등 공장설립 관련 사항 협

의 시작

·공장 건설을 위한 설계도면에 관하여 투자기업의 직원들과 협의

를 거친후 IDB가 투자자의 편의를 위해 턴키 베이스 방식으로

직접 공장을 건설하여 줌(공장건설: 5개월 소요).

·현지 조업활동에 필요한 인력채용, 주재원 주택 및 자녀 교육등

등 각종 생활편의 서비스를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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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개시 후에도 프로젝트 담당자는 투자기업과 지속적인 업무연

락을 통하여 고충 및 애로사항을 해결(사후관리).

다. IDB의 조직

IDB의 조직은 이사회(board)를 정점으로 청장(chief executive)과 청장관할

의 국내기업그룹(home industry group), 기업서비스그룹(corporate service

group), 외국인투자그룹(inward investment group)으로 구성된다.

IDB 이사회는 대부분 외부 민간인 출신의 이사로 구성되며 청장(chief

executive)으로 민간인 출신 전문가를 채용하기도 한다. 이사회의 이사장

(chairman of board)도 현재 기업인 출신이 맡고 있는데 이사장직은 명예직

으로 직접 투자유치활동에 관여한다기 보다는 IDB의 대외적인 이미지를 제

고하고 자문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국내기업그룹은 내국기업의 투자유치를 지원하며 외국인투자그룹은 해외

에서 북아일랜드로 진출하는 외국인기업을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투자건마다 프로젝트 담당자를 지정하여 투자환경홍보 등 직접적 투자유치

활동, 공장설립과 관련 절차 대행, 사후관리에 이르는 투자의 전과정에 걸쳐

밀착 서비스를 제공한다. 기업서비스부문은 재무, 회계, 법률 분야의 전문가

또는 업종별 전문가가 배치되어 인센티브 심사와 관련한 투자효과분석 및

투자유치에 필요한 각종 정보를 국내기업그룹과 외국인투자그룹에 제공함으

로써 투자유치활동을 측면에서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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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IDB의 조직구조

IDB 해외지사는 주로 현지인을 직원으로 채용한다. 채용기준은 산업에 대

한 전반적인 지식, 해외 경험, 언어소통능력, 관련학과 (MBA학위소지 등)

전공 여부 등이다. 해외사무소의 역할은 각종 정보를 바탕으로 타겟기업을

선정하고 해당기업의 직접방문을 원칙으로 하는등 장기적 관점에서 현지기

업과 인간적인 유대관계를 맺으면서 자연스럽게 투자가 이루워질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북아일랜드의 1인당 GDP는 영국 전체 평균의 85%정도이고 95년 3월 현

재 영국 실업률 전체 평균이 8.2%인데 반해 북아일랜드는 11.3%에 달할 정

도로 고실업률에 시달리고 지역발전이 더딘 낙후지역에 속한다. 산업기반이

약한 관계로 신규투자를 통해 실업문제와 지역개발이라는 당면한 문제의 해

결을 시도하기 위해 다른 지역보다는 파격적인 투자인센티브를 마련하고 있

다. 북아일랜드는 지역산업기반이 약하여 M&A 매물자체가 적은 상황에서

신규투자를 통한 고용창출이 투자유치의 주목적이기 때문에 각종 인센티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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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신규투자위주로 구성되어 있으며 IDB의 투자유치활동도 인수합병형

(M&A) 투자 보다는 공장 신설형 투자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실제로

M&A형 투자실적은 거의 없음).

북아일랜드의 투자지원제도를 보면 국제적으로 유망한 산업이면서 북아일

랜드 산업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고용창출효과를

기준으로 공장건설비(부지포함), 기계설비 구입비의 최고 50%까지 IDB에서

무상지원(비과세 소득으로 인정되어 세금면제)하고 있으며 신규 고용인력 1

인당 제공되는 고용 보조금은 다른 지자체와는 달리 동자금의 회사 운영자

금까지 허용하고 있다. 지원기간은 3년이며 고용인력규모를 IDB가 보장하는

경우, 3년분의 보조금을 일시에 지원 받을 수도 있다.

공장 임대시 임대료의 100% 범위내에서 5년간, 비정부기관으로부터 차입

한 자금에 대해 7년간 이자비용을 보조하며 고급 경영인력 채용시 경영인센

티브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또한 IDB의 소유부지에 외국인 투자기업이

요구하는 공장을 건축하여 실비로 매각하거나 장기 임대하여 주며 사업개시

최초 연도에 기계설비 및 공장설비의 40% 감가상각을 허용하고 그후 기계

설비에 대해서 연간 25% 공장건설비에 대해서는 연 4% 감가상각을 허용하

여 실질적인 조세감면 혜택을 주고 있다.

종업원 교육훈련 지원 프로그램으로 IDB 산하기관으로 고용훈련청을 설립

하여 투자기업에 대해 인력수급 상황에 따라 훈련센터의 제공과 기술자파견

등 종업원 교육 등을 지원하고 있다.

(3) 웨일즈의 투자개발청 (Welsh De velopme nt Age ncy : WDA)

가. WDA의 연혁

웨일즈지역의 투자유치진흥기관인 WDA는 산업구조조정 및 지역개발을

위해 1976년에 설립되었다. 설립당시에는 낙후된 화학산업과 폐광지역 개발

을 목표로 하였으나 지금은 웨일즈 지역내 투자유치촉진, 금융지원, 토지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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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및 관리, 도시개발 및 건설, 환경개선 등 경제 전반에 걸친 광범위한 업

무를 담당하고 있다.

나. WDA의 기능

WDA는 부동산 및 도시계획권을 보유하며 쇼핑센터, 공단, 항만 등의 직

접 건설을 담당하기 때문에 그만큼 투자가에게 제공할 수 있는 원스톱서비

스의 지원 범위가 넓다. WDA는 현재 중점 투자유치 산업으로 항공, 자동차

와 같은 교통분야와 첨단전자산업을 선정하고 있으나 지역내 균등한 경제발

전을 위하여 가전제품, 금융서비스 등 다양한 산업도 유치하고 있다.

WDA는 투자타당성 조사, 보조금 신청접수 및 보조금 지급결정, 공장부지

추천 및 건설, 금융지원, 노동자의 교육 및 훈련, 지역내 부품업체와의 협력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원스톱서비스는 “Team Wales"

라고 불리며 우량 부품을 투자가에 공급하기 위해 우수한 부품업체 또는 협

력업체를 발굴하여 외국인 투자기업과 연결해주는 서비스를 “Source Wales”

라고 부른다.

WDA는 지역선별보조금(RSA)과 같은 투자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보조금

은 투자계획의 진척도에 따라 3∼5년간에 걸쳐 분할로 지급된다. WDA의

RSA 지급은 웨일즈정부의 감독을 받는다.

WDA는 기존투자가에 대해서도 사후관리 차원에서의 고충처리 뿐만아니

라 나아가 증액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회계담당관(account manager)을 지정

하여 해당기업체를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고 있다.

다. WDA의 조직

WDA의 연간 예산은 1998년 현재 2억파운드이며 총 직원수는 460명에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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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조직은 조정실, 국제부, 금융부, 법률부, 인력부, 마케팅부 등과 같은

기능별 조직과 북부웨일즈, 남부웨일즈, 서부웨일즈 등 지역조직으로 편재되

어 있다. 해외사무소는 서울을 비롯한 해외 11개 도시에 있다.

<그림 7> WDA의 조직구조

4) 영국의 사후관리서비스 지원체제

(1) 사후관리서비스 현황

영국에서는 사후관리서비스(after care service)를 신규투자지원의 연결선

상에서 접근하여 투자타당성 조사에서부터 전담한 프로젝트 매니저가 사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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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도 전담하여 처리하는 하고 있다.

사후관리 서비스는 IBB와 각 지역개발청에서 추진하고 있다. IBB와 지역

개발청은 영국에 기진출한 기업의 모기업이 소재한 지역에 설치된 해외네트

워크를 통해 1년에 최소 1회 이상 모기업을 방문하도록 하여 기업활동의 애

로사항의 파악과 더불어 추가투자를 유도하게 하고 있다.

각 지방의 경제개발청은 공장설립이 완료된 외국인투자기업에 전담직원을

파견하여 사후관리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으며 전담직원은 투자기업의 근무복

차림으로 상주한다. 주업무는 원활한 부품 조달을 위해 투자기업과 영국기업

의 원활한 업무협조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며 한편으로는 투

자기업의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파악하여 지역개발청 또는 지방정부에게

보고하는 역할도 수행한다. 이에 필요한 비용은 모두 지역개발청에서 부담한다.

(2) 고충처리기구

중앙조직인 IBB는 별도의 고충처리 기구를 운영하지 않지만 외국인투자기

업의 경영활동상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하여 IDP(Investors Development

Programme)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동제도를 통하여 수집된 각종 고충

및 불만사항은 관련지방정부 및 기관으로 전달되어 검토되며 제기된 사안에

대해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는 당사자 및 관련기관과 협의를 통하여 해결

하도록 노력한다. 또한 고충처리에 대한 진행상황은 해당업체에게 반드시 통

보된다.

한편 지방정부는 외국인투자가의 고충처리를 위하여 각각 별도의 독립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잉글랜드지역의 지역개발청은 대체적으로 IBB의

고충처리 프로그램을 채택하고 있다. IDP는 투자업체의 애로사항 청취, 관련

기관과 접촉하여 해결모색을 위한 중재, 처리결과의 해당업체 통보 등의 업

무를 수행하지만 민원을 직접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

북동잉글랜드 개발청(One NorthEast, 과거의 NDC)은 투자유치 담당자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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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8∼12개사의 투자기업을 전담토록하여 각종 민원 및 건의사항을 수시로

(최소한 6개월에 1회) 점검하여 이에대한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다.

민원이 제기된 경우 담당직원이 관련기관을 직접 접촉하여 해결하도록 한다.

웨일즈도 북아일래드와 마찬가지로 지역개발청의 원스톱 서비스 지원 차원

에서 고충처리 업무를 실시하고 있으며 별도의 고충처리 기구는 없다. WDA

는 팀 웨일즈(Team Wales)라는 원스톱 서비스 차원에서 프로젝트 담당자가

8∼10개의 기업을 맡아 사후지원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스코들랜드의 경우에는 다른 지역의 투자유치기관과 달리 LIS내에 사후

서비스팀으로 하여금 고충처리를 포함한 사후 투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오부즈만(Ombusman)제도 등 고충처리만을 전담하는 별도의 고충처

리 기구는 없다.

3. 아일랜드의 투자진흥기관

(Indus trial De ve lopme nt Authority Ire land : IDA)

1) IDA의 연혁

1920년대초에 독립한 아일랜드는 1932년에 경제발전 전략으로 수입대체정

책을 채택하였다. 1950년대까지 지속된 수입대체정책은 보호주의로 이어져

유럽의 다른 국가들이 2차 세계대전 이후 경제개방화로 경제붐을 경험한 반

면 아일랜드는 사실상 경기침체를 맞이하는 계기가 되었다.

1950년대 말 정부는 수입대체정책을 수출진흥을 포함한 보다 개방적인 정

책으로 전환하여 영국과 자유무역협정 체결, 외국인투자 인센티브 제도를 추

진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일랜드의 국민소득은 EEC 회원국 평균수준

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였으며 아일랜드의 주요 산업인 농업부문의 성장이

침체되기 시작하였다. 정부는 농업에서 제조업분야로 산업구조 전환의 필요

성을 느끼고 1970년에 산업정책을 담당할 새로운 아일랜드 개발청(Industr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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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elopment Authority Ireland: IDA) 창설을 결정하게 되었다.

주로 초기에는 외국인 투자지로서 아일랜드의 홍보에 주력하였으며 1970

년대까지는 국내투자 유도, 제조업 구조조정, 경쟁력강화에 초점을 두었다.

80년대말 기업구조 조정에 외국인투자 도입의 필요성을 절감한 정부는 비로

소 외국인 투자유치 업무를 강화하기 시작하였다. 1994년 외국인 투자유치를

더욱 강화할 목적으로 국내투자 부문를 분리하여 이부분을 새로 설립된 아

일랜드공사(Enterprise Ireland)에 전담하게 하였다. IDA는 현재 투자유치활

동, 인센티브 제공여부에 대한 결정, 토지 및 건물의 제공, 그리고 외국인 투

자에 관한 정책제언을 정부에 하고 있다. 인구가 360만명 밖에 되지 않는 아

일랜드(EU 회원국 인구의 1%)가 미국의 EU에 대한 투자의 약 1/3을 유치

할 정도로 IDA는 효율적인 투자유치활동을 벌이고 있다.

2) IDA의 기능

IDA는 전자, 금융서비스, 제약, 화학, 의료기기 관련산업 부문을 투자유치

집중기업으로 설정하고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IDA는 외국인 투자촉진,

인센티브의 교섭 및 인센티브 제공여부에 대한 결정, 산업단지의 개발과 운

영, 그리고 투자가들에 대한 사후서비스 제공을 수행한다. 다른 정부기관과

비교해 볼 때 융통성(flexibility), 재원(resources), 결정권(decision- making

powers) 측면에서 우월적 권한을 갖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IDA는 투자유치

전략 및 목표수립, 유치전략의 실행, 목표 대비 성과에 관한 모니터링, 잠재

투자가 분석, 투자인센티브 승인, 효율적인 업무절차 개발 등의 업무를 추진

하고 있다.

IDA 투자유치활동의 특징은 투자유치과정에서부터 투자가의 편의를 최대

한 고려하며 투자유치활동성과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한다는 것이다. 이 결

과는 다음번의 투자유치 전략 및 목표설정에 반영된다. 또한 기존 투자기업

의 증액투자에 높은 우선순위를 두는 것도 주요한 특징이다. 프로젝트 담당

자는 잠재투자가의 아일랜드 방문에 동의를 얻는 순간부터 도착해서부터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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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까지 방문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투자가에 맞춰 준비한다. 투자가가 자유

시간을 요구하면 자유시간을 일정에 포함시키며 만약 가족이 동반한다면 가

족을 위한 별도의 프로그램 준비를 한다. 투자가가 원할 경우 방문지까지 동

행하여 밀착 지원한다.

기진출 기업의 증액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기존 투자기업과 계속 접촉하

며 당해 모기업이 동종 또는 이종업종에 새로운 투자를 하도록 적극적인 투

자유치활동을 벌이고 있다. IDA는 1994년부터 신규투자와 증액투자를 각각

분리하여 담당자를 배치하고 있다. 이런 노력의 결과 증액투자비율이 전체

투자유치액의 60%를 상회하고 있다.

3) IDA의 조직

IDA는 이사회(이사장 등 3명은 공무원, 9명의 민간분야 출신), 국내 업종

별 담당부서(sectoral division)와 해외사무소(70명)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직

원수는 280명이다. 업종별 부서는 신규유망분야와 기존업종으로 구분되며 인

원 비율은 4:6으로 구성된다. IDA는 시장분석, 투자수요 예측 등을 위한 8명

의 연구원과 변호사, 회계사 등을 채용하고 있으며 업종별 담당관은 해당분

야에서 장기간 근무할 경우 지식이 정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5년마다

분야를 교체하거나 해외로 보직을 변경시키고 있다.

IDA의 재원은 경상예산, 자본예산, 운영예산 등으로 구성된다. 경상예산은

임금, 사업활동비 등 촉진활동에 제공되는 예산인데 이중 촉진활동비가 50%

가 넘게 구성되어 있다. 자본 예산은 투자가에 대한 보조금지급, 투자 장소

및 건물에 제공되는 비용이 포함된 예산으로 연간 약 1억5천만달러에서 2억

달러 정도에 이른다. 기타 예산은 인력채용 정도 및 조직 인력운영에 있어서

유연성을 위해 제공되는 예산이다.

인력충원과 급여수준은 공공부문 가이드라인에 맞춰 운영되나 채용, 해고,

고용조건 결정은 IDA에 일임되어 있다. IDA는 공공부문이나 민간부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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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인력을 고용하며 직원들에게 경쟁적 보상을 하고 있다.

본부는 수도 더블린에 있으며 현재 자국내 8개의 지역사무소와 해외 15개

사무소를 개설하고 있다. 해외사무소의 역할 및 주재 지역은 본사의 계획과

조정에 따라 정기적으로 바뀌지만 지역사무소는 거의 변화가 없는 편이다.

본부는 부문별 촉진전략, 연간 계획, 투자유치목표의 조정을 담당하며 해

외사무소는 새로운 잠재 투자가를 발굴하고 본부의 요청에 따라 잠재투자가

를 관리한다. 아일랜드내 지역사무소는 본사 프로젝트 담당자와 협력하여 투

자가의 주재지역에 공장설립 등 투자실행이 원할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

원업무를 수행한다.

본부의 조직구조는 외국인투자 집중유치 대상산업을 고려하여 전자, 엔지

니어링 등 산업별 부서를 두고 있다. 각 산업별조직의 유치업무는 1994년부

터 신규투자와 기존투자의 확대투자(증액투자) 유치업무로 각각 분리하여 수

행하고 있으며 또한 프로젝트 담당자(project officer)를 두어 해외사무소와

연계된 원스톱 서비스를 총괄하게 하고 있다. 마케팅서비스 부서는 홍보와

출판을 담당하며 그밖에 해외사무소를 관리하는 부서, 기획, 국내사무소, 인

사, 건물관리 및 운영관련 담당 부서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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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IDA의 조직구조

4) 인센티브 결정과 IDA8)

투자인센티브로서 IDA의 98년도 총 보조금 지급규모는 약 2억2000만달러

로 노동의 숙련도, 투자규모 등을 고려하여 정해진 일정한 범주내에서 결정

된다. 보조금 지급 형태이외의 투자인센티브로는 금융혜택(이자율 감면) 및

조세감면 등이 있다. 조세감면은 주로 법에 의해 대상 및 범위가 명확히 제

시되어 있어 IDA가 관여하지는 않는다. IDA가 지급하는 보조금의 형태와

지급절차 그리고 금융혜택은 다음과 같다.

8) 자세한 사항은 「안상근(KOTRA 더블린 스포크 관장), 1998.9, 사례를 통해 본
대(對)아일랜드 외국인투자 요령, 월간 해외시장, pp.20- 21」을 참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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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자본보조금 및 임차료 지원

자본보조금은 제조에 사용될 설비, 공장, 건물, 토지 등의 구입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보조금으로 구입 예정 자산의 선택과 원가의 산정에 대해서

는 IDA와의 합의가 있어야 되며 보조금 지급률과 지급시기는 협상을 통해

결정된다. 일반적인 보조금의 수준은 각 프로젝트에 따라 다르긴 하나 25∼

35%이다. 보조금 지급시기는 일반적으로 고용창출계획과 관련되어 있고 보

조금지급 관련계약이 완성된 후 12개월 내에는 보조금이 지급된다. 토지나

건물의 구입과 관련해 발생되는 인지세, 외환차손과 일시적인 비용(예를 들

면 설계비용)등은 보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일반적으로 보조금이 지급

된 자산은 그 처분이 제한된다. 임차료 보조금은 임차자산에 대해서 제공되

며 이 보조금은 일반적으로 연간임대료의 일정비율 또는 일정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결정된다. 보조금은 통상 2년 동안 지급된다.

나. 고용보조금

고용보조금은 정규직업이 창출되면 창출된 고용인원에 따라 지급된다. 통

상적으로 1인을 추가적으로 고용할 경우 약 4천∼1만 아일랜드파운드(IR￡)

가 2회에 걸쳐 지급된다. 첫회는 새로운 직업이 생겼을 때(고용계약이 서명

되고 첫 급여가 지급되었을 때) 지급되며, 2회째는 12개월동안 계속 유지되

었을 때 지급된다.

다. 훈련보조금

새로운 산업의 종업원 교육과 관련한 보조금이다. 이 보조금을 신청한 회

사는 교육프로그램을 제출하여야 하며 IDA는 일정 수준에서 교육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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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한다. 일반적으로 종업원 교육기간 동안의 모든 급여

비용에 대해서도 보조금이 지급되며 관련 여행 경비도 지급될 수 있다. 또한

경영자교육이나 교육과 관련된 강사비용에 대해서 지급한다. 교육과 고용을

담당하는 정부 담당기관인 FAS는 보조금지급을 신청한 회사의 교육 프로그

램이 IDA 지급조건과 부합하는지를 확인하여 IDA에 통보한다.

라. 연구개발보조금

생산라인이나 제조방법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기업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으

로서 제조기업 원가에 대해 지급된다. 보조금 적용 공정에는 제조공정의 개

량, 새로운 제품 개발 그리고 기존제품의 재디자인 등이 있으며 이 보조금은

IR ￡ 50만을 한도로 관련원가 50%까지 지급할 수 있다.

마. 타당성조사 보조금

사업타당성 검토에 소요되는 경비에 대해 IR ￡ 1만5천을 한도로 관련

비용의 50%까지 지급한다. 단 타당성 검토는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거나 새

로운 제품생산의 가능성에 대한 조사로 한정한다..

바. 현지 금융혜택 및 상업차관 우대

IDA가 외국인투자업체에 지분참여를 하는 경우 총자본의 35%를 IDA가

출자하면 해당 투자업체는 최소한 동등비율인 35% 이상을 출자해야 하며

나머지 30%는 국내외 금융기관의 차입으로 충당이 가능하다. 이 경우 IDA

는 차입과정에 개입하여 양호한 조건으로 차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우대

41



외국인투자유치와 투자진흥기관

금리를 사안별로 협상에 의해 결정한다.

IDA는 또 유럽투자은행(EIB: European Investment Bank)의 대리인으로

이 은행으로부터 우대조건의 차입이 가능하다. 차입금액은 IR ￡ 20만∼400

만 범위내에서 총고정자산 구입비용의 50% 이내이며 2년 거치 최장 12년의

상환기간으로 차입이 가능하다.

사. 보조금 허가과정

보조금 허가는 IDA와 협의과정을 거친 후 수개월이 지나야 허가가 이루

어 진다. IDA에 제출하는 영업보고서에는 회사의 연혁, 제품과 시장에 대한

기술, 회사의 재무상태, 주요 회사임원의 간단한 이력서, 투자예정 프로제트

에 대한 설명서, 고용창출인원, 투자규모, 아일랜드 경제에 대한 공헌도, 영

업 및 시장전략에 대한 개요서, 소유구조, 3∼5년간 재무적 예측치 등이 포

함되어야 한다.

통상의 경우 IDA는 사업계획서에 대해 보완자료를 요구하며 이 문제가

완결되면 IDA는 보조금 수준 등의 협상에 나선다. 프로젝트는 IDA내의 투

자검토위원회와 IDA 위원회로부터 각각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500명 이

상 고용이 창출되는 대형 프로젝트의 경우에는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 IDA는 통상 10년에 달하는 보조금 계약기간 중 계약조건의 위반

사항이 있으면 보조금을 회수하게 된다. 보조금을 반환해야 하는 전형적인

예로는 보조금 계약조건위반, 회사의 청산인 선임, 영업중단, 보조금이 지급

된 자산 처분, 목표 고용인원 달성 실패 등을 들 수 있다.

4. 프랑스의 투자진흥기관 (Die Inve s t in France Age ncy : IFA)

1) IFA의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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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투자개발청 IFA는 국토의 균형적 발전 및 개발을 주관하는 정부

부처인 국토개발부(DATAR)의 소속으로 1992년 설립되었다.9) IFA는

DATAR를 대표하여 해외 주재 프랑스 공관을 활용하여 외국인투자유치 관

련업무를 전담하고 있다.

2) IFA의 기능

IFA는 투자대상지 홍보, 투자타당성 분석, 프로젝트 지원, 투자조사 사절

단 구성 및 파견 지원, 시장 및 투자 환경 조사를 하고 있다. IFA는 투자유

치기관으로서의 대외적인 이미지 제고, 투자환경 및 투자정보 전파를 위해

능동적인 홍보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각종 박람회 및 전시회개최, 투자관련

세미나 개최, 홍보물 제작 및 발송 등을 통해 잠재투자가의 투자를 유도하고

있다. 뉴스레터(Newsletter)는 연4회 발간되어 기업 및 잠재투자가들에게 보

내지는데 뉴스레터의 내용은 지역 본부와의 합의에 의해 이루어진다. 홍보를

위한 예산은 IFA 본부에서 총괄하며, 예산 관련 모든 결정은 본사에서 이루

어진다. 해외사무소는 홍보관련 예산은 확보하지 않으며, 전시회나 박람회를

위한 예산은 본사로부터 지원 받는다.

투자인콰이어리는 약 50% 이상이 IFA 본사 및 해외사무소, 대사관, 무역

협회 등을 통해 발굴되며 30% 정도는 은행과 컨설팅 회사 등의 추천에 의

해 나머지 20% 정도는 잠재투자가의 직접문의에 의해 발굴된다. IFA의 짧

은 설립기간을 고려할 때 IFA에 내도되는 인콰이어리 비중은 높다고 할 수

있는데 이는 1969년에 설립되어 대외적으로 좋은 이미지를 쌓은 DATAR에

소속되어 있다는 점이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Lukas

1998).

9) 투자진흥기관은 주로 통산부 또는 독립된 조직형태로 설립되고 있으나 프랑스
의 경우에는 지역개발을 담당하는 부처에 소속된 것이 특이한데 이는 바로 프
랑스의 외국인투자유치의 정책적 목표가 지역경제의 균등개발에 있음을 시사
한다고 할 수 있다.

43



외국인투자유치와 투자진흥기관

IFA는 해마다 주요사업 및 핵심산업 분야를 지정하여 집중적으로 투자유

치활동을 전개하는데 현재 IFA 해외사무소를 통해 집중적으로 유치하고 있

는 산업은 전자, 정보통신, 의학, 자동차 및 운송산업 등이다.

잠재투자가의 발굴은 경제파급효과 및 투자유치가능성 모두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IFA는 여러 분야의 전문인으로 구성된 팀을 운영하여 특정지역의

투자환경, 미래 시장과 미래의 경쟁력 보유 상품선정, 국내외 시장동향 등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해외사무소에 알려주어 해외사무소로 하여금 각각의 특

성을 반영한 투자유치 프로그램을 실행하도록 하고 있다.

잠재투자가를 접촉할 때에는 시장활동과 관련사항 뿐만아니라 기업측면의

사업계획, 해외시장개척 가능성, 시장점유율과 기대수익률, 기업의 다른 투자

가능성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제안서를 준비하여 제공한다. 이 제안서에 투

자가가 동의하게 되면 IFA본사는 투자적격지역을 추천한다.

IFA의 업무는 투자 정보 제공, 투자거래 알선, 투자신고 등 인허가 처리,

기업과 지방 행정기관과의 면담 주선. 입지선정에 따른 모든 업무를 대행하

는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잠재투자가가 투자의사를 표명한 이후

의 지원활동은 경험이 풍부한 PM의 주도하에 이루어지고 있다.

프랑스에 진출한 외국인기업의 추가투자는 총투자액의 40%를 차지하고

있다. 추가투자 유도를 위해 IFA와 관할 행정기관이 지속적으로 상담과 접

촉을 통해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그 해결책을 마련하고 있다. 지역 행정기관

이 파악한 외국인투자기업의 추가투자 결정사항은 IFA에 보고된다.

3) IFA의 조직

IFA는 미국, 싱가포르, 중국, 한국, 일본, 대만, 벨기에, 독일, 영국, 이태리,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등 주로 선진국 주재 17개 프랑스 대사관이나 영사

관에 상주하며 활동한다. 또한 IFA 해외사무소가 없는 나라에서는 현지 프

랑스 상공회의소 또는 무역협회가 프랑스에 투자를 희망하는 잠재 투자가들

의 상담 파트너가 되어 IFA의 역할을 대신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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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A의 본부직원은 10명 내외이며 해외사무소에 근무하는 직원은 총 80여

명으로 해외사무소당 평균 4명10)이 근무하고 있다. IFA의 해외사무소는 프

랑스 직원과 현지직원으로 구성되는데 모든 직원은 현지언어에 능숙하며 제

2 외국어 구사를 자격요건으로 한다.

파리 소재 IFA가 소속한 DATAR는 기술적, 조직적 문제를 총괄하고 자

금조달 관련 업무를 수행하며 통산부와 재무부와의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투

자유치 업무를 전담하고 있다. 본부는 해외사무소의 예산을 통제하며 홍보관

련 예산은 본부에서 100% 지원한다. 해외사무소는 매년 일정 금액의 예산을

할당받는데 동예산에는 현지직원 인건비가 포함된다. 해외사무소 예산의

50%는 업무추진비 이며 50% 상당은 사무실 운영비로 구성되어 있다.

5. 네덜란드의 투자진흥기관

(Ne the rlands Fore ign Inve s tme nt Age ncy : NFIA)

1) NFIA의 연혁

네덜란드 투자개발청 NFIA는 세계화 경영전략을 추구하는 다국적 기업들

의 네덜란드에의 사업확장을 유도·지원하기 위하여 1978년에 설립된 통산

부 산하 투자진흥전담기관이다. 본부는 (The Hague office)는 헤이그에 있

다.

2) NFIA의 기능

NFIA의 주요기능은 정치상황, 경제, 인프라, 노동시장 등 네덜란드의 외국

10) IFA는 해외사무소 당 평균직원수 4.7명은 2.6명 꼴인 IBB 등 유럽의 다른 투
자진흥기관에 비해 많은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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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투자환경에 관한 자세한 정보제공, 투자 조사 사절단 구성 및 파견, 공장

부지선정을 위한 입지조건 분석, 행정기관 등 유관기관과의 면담주선, 프로

젝트 종료후의 사후관리 등을 수행한다. NFIA가 제공하는 투자 관련 서비스

는 무료로 제공되며 대외비로 관리된다. 그러나 투자계획이 구체화되는 시기

부터는 외부 컨설팅기관 등 전문기관이 개입되며 이때 발생하는 비용은 잠

재 투자가가 부담한다.

잠재투자기업의 발굴 및 투자지원과정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잠재투자

기업 발굴업무는 13개의 해외 사무소에서 담당하며, 투자희망기업은 주로 미

국, 일본, 대만, 영국과 독일 등에서 선정된다. NFIA는 매년 주요사업 및 핵

심 산업분야를 지정하여 투자유치 업무방향을 정립하고 있는데 1998년의 주

요 사업은 네덜란드의 조립생산기지화 및 물류중심지화 등 였으며 핵심산업

분야로 정보통신산업, 자동차산업, 생물공학, 화학, 의학기술 등을 선정하고

있다.

NFIA는 특정산업분야의 시장의 변화와 NFIA가 개발한 사업 내용을 게재

한 간행물을 발송하여 잠재투자가를 접촉한 후 투자조사단 구성 및 지원, 투

자환경분석 및 투자관련 행정기관과의 면담주선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때부터 프로젝트담당자가 개입하여 투자과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항 및 과

투자완료후의 사후관리를 담당한다.

NFIA는 투자유치기관으로의 위상을 정립하기 위해서 박람회 및 전시회를

통한 투자유치업무의 홍보와 외국인투자와 관련된 세미나를 개최함으로써

잠재 투자가들의 투자를 유도한다.

NFIA는 분기마다 뉴스레터 형식의 “Netherlands Investment News”를 발

간하며 유럽의 2만 5,000개 유력기업에 송부한다. 이와는 별도로 분기마다

네덜란드의 투자입지로서의 매력도 분석과 산업동향분석 등을 내용으로 하

는 우편물을 제작하여 발송한다11).

11) 우편물 발생에 의한 인콰이어리 및 투자관련 문의 접수율은 약 1∼2 %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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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NFIA의 조직

NFIA는 총 직원수 70명 중 본사에 25명이 근무하며 45명은 해외에서 근

무하고 있다. 본사는 프로젝트팀, 관리지원팀, 마케팅 및 정보팀을 두고 있으

며 프로젝트팀은 해외사무소와 마찬가지로 북미, 유럽, 아시아 등의 지역편

제로 운영된다. 해외조직으로는 13개의 해외사무소가 있으며 이중 인원의 절

반은 미국과 일본에 집중되어 있다. 아시아에는 일본 이외에 대만, 홍콩, 싱

가포르, 서울에 사무소를 설치하고 있으며 유럽에는 헤이그와 영국에만 사무

소를 두고 있다. 아시아지역은 본사에서 직원을 파견하기보다는 현지언어에

능숙한 현지인을 채용하고 있다. NFIA의 예산은 매년 중앙정부에서 결정되

며 예산통제를 받는다.

<그림 9> NFIA의 조직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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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말레이시아의 투자진흥기관

(Malays ian Indus trial De ve lopme nt Authority : MIDA)

1) MIDA의 연혁

MIDA는 통상산업부(MITI) 산하의 외청으로, 국가 산업 육성을 위한 진흥

및 조정을 목적으로 1967년 설립되어 말레이시아 산업정책 및 제조업분야

투자유치정책의 입안 및 집행권을 보유하고 있다. 1988년 10월 말레이시아

정부로부터 “Center of Investment(COI)"의 지위를 부여받은 이래 제조업에

대한 투자유치 중심기관으로 말련 산업화 과정 및 문제점에 대한 연구, 보

고, 산업진흥정책과 공단개발 정책 입안 및 집행, 말레이시아의 산업육성, 산

업보호를 위한 각종 세제정책 대 정부 조언, 제조업허가, 투자시의 세제인센

티브 허가, 외국인고용인수 허가, 기계류 및 원자재 수입관세·판매세 면제

허가 등 다양한 업무를 하고 있다.

2) MIDA의 기능

MIDA는 제조업허가와 투자인센티브허가만을 담당하며 기타 서비스업에

대해선 해당 부처가 각기 담당한다. 또한 회사설립 및 회사명 등록은 국내상

업소비부에서, 공장설립 및 준공허가는 공장소재지 관할 각 지방정부에서 담

당하고 있다. MIDA내 자문서비스센터(Advisory Service Center: ASC)는 투

자절차, 공장설립시 접촉기관, 작성서식, 공단현황, 공장건설에 따른 제반법

규 안내 등 안내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MIDA에 제조업 투자 관련 상담 및 허가신청서가 접수되면 각 산업국은

자국 제조업 육성차원에서 허가 및 인센티브 여부를 검토한 후, 실행위원회

(Action Committee on Industry: ACI)에 상정한다. ACI의 결정사항은 통상

산업부 장관의 최종 결재후 투자자에게 통보된다. 단 국가전략산업 프로젝트

관련 허가의 경우에는 통상산업부장관이외에 재무부장관의 승인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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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면세 또는 5년 이내 발생하는 자본비용의 100% 투자소득공제를 무

제한으로 허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전략적 프로젝트에 대한 특별인센티

브는 정부의 조세수입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기 때문에 재무부장관의 결재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그림 10> 말레이시아 투자인센티브 결정절차

실행위원회는 산업국의 해당산업분야 담당자가 작성한 자료(ASC가 취합)

를 토대로 제조업허가 및 인센티브 수혜여부를 심사한다. 주요 역할과 특징

은 다음과 같다.

·구 성 : 위원장은 MIDA 청장(chairman) 또는 MIDA 사무총장

(director general)이 되며 MIDA에서는 부사무총장 2인

49



외국인투자유치와 투자진흥기관

(deputy director general I, deputy director general II)

및 모든 국장(director)들이 참석하고 정부부처에서는 통

상산업부(MITI) 및 재무부(MOF), 내국세국, 관세국의

국장급이 참석한다. 또한 사안별로 필요시 이민국, 환경

국, 중소기업개발청 등 유관기관 담당자가 참석한다.

·개최시기 : 주 1회 정기적으로 개최.

·기 능 :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조업 허가여부, 제공가능 인센

티브의 종류 및 외국인 기술자 수 등에 대해 결정.

·고려사항 : 인센티브의 결정시 산업별 및 제품별로 책정되어 있는 3

가지의 기준중 ①부가가치기준 ②원자재 및 부품 국내

조달비율 ③기술수준(MTS지수=전체직원 중 관리기술감

독직 직원의 비율) 2개 이상의 요건이 충족되는지를 고

려해야 함.

·처리기간 : 제출서류가 완벽하게 구비된 경우에는 첨단기술 수반산

업에 대한 신청건은 신청후 4주 이내 기타 신청건은 6

주 이내에 처리함을 원칙으로 함

각 주정부도 중앙정부 조직인 MIDA와 함께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다음과

같은 외국인투자유치 지원활동을 하고 있다. 첫째 지역내 외국인투자유치 조

정 역할을 수행한다. 각 주정부에는 경제계획국(Economic Planning Unit) 또

는 이와 유사한 조직이 있으며 산하에 원스톱 서비스센타를 두어 외국인투

자자에게 투자 관련절차 및 공장설립 절차 안내등의 지원을 하고 있다. 둘째

공단의 조성 및 분양·운영을 지원한다. 주정부는 산하의 주 경제개발공사

(State Economic Development Corporation) 또는 민간업체에게 공단조성 및

분양 업무를 위임하고 있다. 셋째는 공장설립과 관련된 모든 인허가를 담당

한다. 공장건설의 허가를 얻기 위해서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13개 관련 부서

및 기관(소방시설, 수도 및 용수, 환경, 전기·전력, 안전, 통신, 도로,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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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관리 등) 모두의 검토 및 승인이 있어야 하지만 동 과정에 대한 조정 및

허가권을 보유하고 있다.

해외사무소의 기능은 주재국의 타겟기업을 접촉 발굴하여 국내 방문을 유

도하는 것이다. 해외사무소는 매년 말 본부와 협의하여 다음연도 투자유치

타겟기업 면담목표를 정한다. 연중 면담활동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는 분기별

로 본부에 보고한다.

국내사무소는 모든 주에 설치되어 있으며 보통 2∼4명의 직원이 근무한다.

국내사무소는 투자유치와 관련하여 지방정부와 본부간의 조정 역할을 수행

한다.

3) MIDA의 조직

MIDA의 조직은 본청(10국, 투자상담센터, 총무관리부서) 및 국내 13개(각

지방자치 주), 해외 15개 사무소로 구성되어 있다. 98년 6월 현재 총 489명의

직원중 본사 384명, 국내 35명, 해외 70명이 근무하고 있다. 1997년도 예산규

모는 약 US$ 1,250만으로 전액 국고지원을 받는다. 청장(chairman) 아래 사

무총장(director general)과 2인의 부사무총장(deputy director general)이 있

으며 부사무총장은 각각 4개의 산업국을 나눠서 관리한다. 상담서비스센타

(Advisory Service Centre: ASC)와 재무관리국(Administration, Finance &

Central Services)은 청장소속으로 되어 있다.

산업촉진국은 국내외 투자유치 촉진계획의 수립, 제조업부문 투자정책 및

투자절차에 관한 사항, 전문산업공단 개발, MIDA 해외사무소 관장, 투자유

치 홍보물을 제작한다. 기획연구국은 산업전략 연구, 투자인센티브 연구, 국

제협력계획 수립, 지방정부와의 협력, MIDA 국내사무소 관장, 제조업부문

통계분석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상담서비스센타는 MIDA 본청 1층에 설치된 투자상담센터로 우리 나라

KISC내 종합상담실과 조직 및 역할이 유사하며 각 정부부처에서 파견 나온

공무원과 MIDA소속 행정지원요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 업무는 투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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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된 제반절차 및 허가사항, 서식배포, 서식작성요령 등에 대한 상담서비

스를 실시하며 이러한 상담자문 역할외에 투자실행위원회에 상정할 개별안

건을 취합하는 업무도 수행한다. 재무부, 인력자원부, 이민국, 관세 및 내국

세국, 보건안전국, 환경국, 전화국, 전력공사 등에서 파견된 8명의 상담요원

은 모두 해당분야 경력 10년 이상의 경력을 갖고 있다. 이민국 파견자의 경

우, 임시비자 연장 등의 일부권한 등을 가지기도 하나 이들의 주요 기능은

투자관련절차 및 관련법규에 대한 상담 및 안내이며 현안에 대한 결정권한

은 없다. 또한 급여는 해당 소속부처에서 지급 받고 있다.

<그림 11> MIDA의 조직구조

해외지사는 자율적으로 선정한 투자유치 목표기업에 대한 접촉 활동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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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분기별로 본사에 보고한다. 해외지사 직원은 대사관 소속 외교관 신분으

로 근무하고 있다.

MIDA는 통상산업부 소속이지만 다른 정부기관에 비하여 독립성이 강한

특징이 있다. 직접 직원을 채용하며 다른 부처와의 보직교류도 없다. 이사장

은 외부에서 영입하고 있으나 사무총장까지는 공채직원의 내부승진으로 충

원된다.

<표 2> 해외사무소 현황 및 지위

국가 도시 MIDA직원수 MIDA직원신분 MIDA사무실

일본

한국

호주

대만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웨덴

영국

미국

동경

오사카

서울

시드니

타이페이

파리

쾰른

밀라노

스톡홀롬

런던

LA

시카고

뉴욕

3

4

6

6

4

4

5

4

5

5

5

5

5

외교관

외교관

일반

일반

외교관

외교관

외교관

외교관

외교관

외교관

외교관

일반

외교관

대사관 소속

대사관 소속

독립

독립

대사관 소속

독립

독립

영사관 소속

대사관 소속

독립

영사관 소속

독립

영사관 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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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싱가포르의 투자진흥기관

(Economic De ve lopme nt Board of Singapore : EDB)

1) EDB의 연혁

싱가포르 경제개발청(Economic Development Board of Singapore : EDB)

의 전신은 산업진흥청(Industrial Promotion Board)으로 1957년 영국식민지

하에서 제조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창설되었다. 1961년에 설립된 EDB의 주요

기능은 싱가포르에 새로운 산업의 설립을 촉진하고 기존산업의 성장을 촉진

하는 것이었다. 현재에도 EDB의 이러한 역할은 지속적으로 이어져 첨단산업

및 벤쳐산업 육성, 세계의 비즈니스 중심지화 등 정부정책을 실행하고 있으

며 이를 위한 인재양성, 교육훈련, 외국인투자 유치를 담당하고 있다. 현재

EDB는 21세기를 위한 계획으로 이른바 “Industry 21”이라는 비젼을 정립하

고 실행중에 있다. “Industry 21”는 싱가포르가 지식산업의 선도적 능력을

보유한 국가, 세계 비즈니스의 중심지가 되는 것이라 할 수 있는데 EDB는

지식산업으로 전자, 화학, 생활과학, 공학, 교육, 건강산업, 물류, 통신미디어,

비즈니스 센터, 경쟁력 있는 자국기업 육성 등 10개 분야를 선정하였다. 특

히 EDB는 1985년에 벤처지원 그룹이 EDB 안에 창설되어 벤처산업을 꾸준

히 발전시켜 오고 있는데 최근에는 기술투자사업자금(Technopreneurship

Investment Fund)으로 10억달러를 배정하였으며 벤처기업에게 조세인센티브

를 주고 있다(1999년 3월 현재 50여개 기업이 25억싱가포르달러(S＄)의 인센

티브 혜택을 받았음).

2) EDB의 기능

EDB의 외국인투자유치는 이러한 “Industry 21”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서 활용되어진다. EDB는 다른 정부부처와 협조하여 입국통관절차, 조세인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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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 주택, 교육, 공장, 도로 및 통신시설, 교육 및 훈련 부문 전 분야에 외

국인투자가를 위한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원스톱서비스는 EDB의 주도아래 무역개발청(Trade Development Board)

이나 국립과학기술청(National Science and Technology Board), 국가컴퓨터

청(National Computer Board), 주룽공단공사(JTC), 노동부 등과 유기적인 업

무협조를 통해 제공되어진다.

EDB는 기존 네트워크의 관리를 통하여 수준 높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

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EDB는 정부, 노조 및 사기업의 대표를 내부조직에

참여시켜 각 분야의 협조를 얻어낸다. EDB 네트워크의 강점은 EDB 출신

인사들이 정부와 사기업에서 요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투자유치

업무에 이들의 영향력을 십분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싱가포르 개발

은행 등 EDB 창설로 인해 설립된 산하기관 및 유관기관은 EDB에 막강한

힘을 실어 주고 있다. 다음 <표 3>는 EDB로부터 파생된 유관기관을 나타내

고 있다.

<표 3> EDB 파생기관 현황

파생기관 설립연도 기업성격 주요기능

SIM

DBS

JTC

Intrac

EIDA

NPB

SISIR

1964

1968

1968

1968

1968

1972

1973

비영리기관

등록회사

위원회

정부출자회사

비영리기관

위원회

위원회

경영관리, 교육

금융

산업공단

무역

산업지원서비스

생산성 향상

산업표준

EDB는 투자인센티브 및 금융지원을 결정하는 권한을 갖고 있다. 싱가포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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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투자에 대해서만 인세티브를 지원하고 있는데(M&A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외국인투자에 대한 싱가포르의 인센티브제도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인센티브 제공 대상사업의 다양성이다. 첨단제조업은 물론이고 금융

서비스업과 무역기업 또는 국제석유거래기업 등도 인센티브 제공대상이 된

다. 싱가포르는 제조업뿐만 아니라 서비스 부문에 대해서도 자유화하여(단

통신, 전력 등 공공 부분을 제외) 외국인투자를 유치하고 있다. 컴퓨터 관련

산업, 엔지니어링, 컨설팅서비스, 연구개발형 산업 등 자본 및 기술 집약적인

분야와 아울러 국제석유무역기업(AOT), 지역운영본부(OHO), 국제해운회사

(AIS), 국제무역(AIT) 등에 대해서도 세제감면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둘째, 인센티브의 형태는 세제상의 우대조치와 금융지원을 포함하고 있다.

수혜 대상은 제조업인 경우 첨단산업에 대한 신규투자와 기존 기업의 생산

설비 확장 등이며, 이들의 영업시 재투자, 해외투자, 용역 수출, 사업본부 설

치 등에 대해서도 각 사안별 세제감면을 실시하고 있다. 금융지원은 법률에

의한 것이 아니라 투자진흥 담당기관인 EDB와 기타 유관기관들의 자체 지

침에 의해 시행되고 있으며 경제발전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대규모 투자는

EDB가 미공개로 지원폭을 결정한다.

셋째, 자국의 경제적 이익과 결부시켜 사안별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인

센티브 신청조건을 만족시켰다고 해서 반드시 자동적으로 인센티브를 부여

하는 것은 아니며 경제적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인센티브의 범위를 결정한다.

EDB의 홍보활동은 일반매체와 더불어 산업전문저널을 통해 이루어진다.

이미 최고의 인프라를 갖춘 투자적격지로서의 싱가포르가 외국인투자자에게

이미 널리 알려져 있다고 판단한 EDB는 국가이미지보다는 산업별로 홍보하

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투자자를 위한 투자타당성검토나 투자효과분석은 민간전문가(주로 컨설팅

업체 출신)를 활용하고 있으며 각종 인허가 및 행정절차 처리와 사후관리를

여러 정부부처와 유관기관간 원활한 협조체계를 통해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

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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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DB의 조직

EDB는 일반정부부처보다 더 많은 자치권을 가진 정부조직으로 자체 이사

회에 의하여 관리되고 있다. EDB는 조직의 여러 하위 부문들이 EDB의 목

적을 달성하는데 협력함으로써 효율적인 투자유치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해

EDB협의회(EDB Members), 국제자문기구(International Advisory Council),

EDB위원회(EDB Committee) 등 내부기구를 두고 있다.

EDB협의회는 다국적기업 또는 국내기업의 최고경영자, 노조간부, 관련 정

부부처의 책임자 등 12명으로 구성되어 각계의 다양한 이해관계 조정 및 협

력을 도모하며 EDB의 전략적인 방향설정을 담당하고 있다. 임기는 1년으로

매년 선출하고 있다.

국제자문기구는 1995년에 출범되었는데 재무부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있다.

싱가포르에 진출한 다국적기업의 최고경영자들이 주축이 되어 EDB의 활동

에 대한 자문역할을 담당한다.

EDB위원회는 EDB의 구체적인 전략과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데 “Industry

21"은 바로 동 위원회에서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는 대표적 사업이다.

EDB는 이러한 내부의 자문기구와 함께 산업개발부, 서비스개발부, 기업개

발부, 경제자원개발부, 국제사업개발부, 전략사업부의 6개의 부서로 나누어져

있다. 산업개발부는 화학, 생명공학, 항공, 엔지니어링, 전자 등 첨단산업을

관리하며 서비스개발부는 통신 및 미디어, 지역총괄본부, 교육 및 보건서비

스 육성을 담당한다. 기업개발부는 금융, 기술, 생산성, 인적자원관리, 사업개

발 등과 인센티브를 관장하고 있으며 경제자원개발부는 부동산 개발, 전력

및 가스 등 경제자원 개발을 담당한다. 국제사업개발부는 사업개발과 합작투

자 유치 및 지원업무를 수행하고 전략사업부는 국가차원의 대형 프로젝트개

발을 담당한다. EDB도 역시 다른 나라의 투자기관과 마찬가지로 뉴욕, 샌프

란시스코, 로스엔젤레스, 시카고, 워싱턴, 보스턴, 런던, 파리, 프랑크푸르트,

밀란, 스톡홀름, 홍콩, 동경, 오사카, 자카르타 등 선진국 위주로 해외사무소

를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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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EDB의 조직구조

8. 일본의 투자진흥기관

(Japan Exte rnal Trade Organization: JETRO)

1) 일본의 투자유치지원 체계

최근 일본기업의 해외진출에 따른 지역 산업공동화에 대한 대책 중 하나

로 외국인투자유치를 모색하고 있는 일본정부는 신규사업 창출을 통한 경제

활성화, 가격안정, 수입촉진을 통한 과다한 무역수지흑자 조절, 신기술 및 경

영기법 도입, 내수시장에서 경쟁을 통한 시장효율화 달성, 폐쇄적이고 경직

적인 일본의 사회·경제·문화시스템의 개방 및 유연화 등에도 외국인투자

가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다.

외국인투자 지원수단은 1984년부터 활성화되기 시작하여 일본무역진흥회

(Japan External Trade Organization: JETRO), 일본투자개발공사(Fore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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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estment in Japan Development Corporation: FIND), 일본개발은행(Japan

Development Bank: JDB) 등에 의해 저리융자(low- interest loan), 신용보증

(credit guarantees), 세제인센티브, 투자정보 및 자문서비스(information,

consultation service) 등이 제공되고 있다.

외국인투자 지원은 1990년에 일본정부가 외국인투자 개방정책에 대한 강

력한 의지를 표명(Statement on the Openness of Japans Foreign Direct

Investment Policy)하였으며 1992년에는 「외환 및 무역에 관한 법(Foreign

Exchange and Foreign Trade Control Law) 개정을 통해 투자절차의 간소

화, JDB의 투자기업 저리융자서비스, JETRO를 통한 투자관련 정보 서비스

확대하였다. 또한 「외국인투자촉진법(Law on the Extraordinary Measures

for the Promotion of Imports and the Facilitation of Inward Investment

)」을 제정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의 세제혜택과 신용보증이 가능하게 하였다.

1993년에는 정부출자기관인 FIND를 설립하여 일본에 투자하려는 기업에

게 투자타당성조사, 입지선정, 투자컨설팅 등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하였다. 1994년에는 정부차원에서 총리가 위원장이고 관련 부처의 장관

이 위원이 되는 일본투자위원회(Japan Investment Council)를 구성하고 투자

제도개선에 대한 범정부적 노력을 쏟고 있다. 1995년에는 JDB의 금융지원

(저리융자) 폭을 확대하여 운영중에 있다.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일본의 투자유치시스템은 중앙정부, 지방정부와

함께 일본무역진흥회(JETRO), 일본개발은행(JDB), 일본투자개발공사(FIND)

가 역할을 분담하여 투자지원시스템을 구성하고 있다. JETRO는 정보수집

및 홍보, 투자유치촉진활동을 무료로 수행하며 FIND는 사업타당성, 합작선

발굴, 투자자문 등 투자실행과정에서 일어나는 투자서비스를 실비로 대행하

고 있다. JDB는 외국인투자 저리융자로 금융지원서비스를 관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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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일본의 투자지원시스템 체계

2) JETRO의 기능

JETRO는 일본의 무역진흥을 종합적으로 실시하는 통상성산하 정부관계

기관으로 1958년에 설립되었다. 주요 활동으로는 해외 여러나라의 대일수출

촉진, 투자교류 및 기술교류 촉진, 개발도상국의 수출산업 육성 및 공업화

지원, 각국의 경제동향 조사, 정보수집 및 제공, 전시회 및 세미나 개최 등이

있다.

JETRO는 기존에 구축한 국내와 해외에 광범위한 네트워크을 활용하여

일본에 투자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외국기업에게 동경본부에 투자사무

국, 투자자문그룹(Investment Advisory Group)을 설치하여 다양한 사업상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80개에 이르는 JETRO 해외사무소 중 13개의 투자핵심 해외사무소를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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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여 전문가를 배치하고 해외에 주재하고 있는 38명의 무역자문담당관

(senior trade advisor)을 활용하여 투자지원을 하고 있다(총 직원수는 일본

내 600명, 해외 700명임).

일본에 대표사무소를 설립하는데 따르는 절차 안내, 사업을 시작하는데 관

계된 각종 법이나 절차, 규정에 대한 정보, 각 지역의 투자환경에 대한 정보

를 제공하고 있다. 홍보활동으로 외국기업에 뉴스레터 발송과 유럽이나 북미

의 주요도시에 투자관련 세미나와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있다. 또한 투자가능

성이 있는 기업을 초청, 일본투자환경과 시장에 대한 세미나를 주최하고 일

본시장에 대한 방문도 지원하고 있다.

외국기업과 합작투자를 맺고 싶어하는 일본기업의 리스트와 일본에 투자

의향이 있는 외국기업에 대한 리스트를 작성하여 D/B로 관리한다.

<그림 14> JETRO의 조직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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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FIND의 기능과 조직

FIND는 정부기금 500백만엔과 100여개 민간기업의 컨소시업으로 투자된

445백만엔 등 총 자본금 945만엔으로 1993년에 발족하였다. 일본에 신규 투

자가 또는 기진출기업의 확대 투자시 기업들에게 다양한 편의와 서비스 제

공함을 설립 목적으로 하고 있다.

법률전문가와 조세전문가, 경영자문단, 부동산중개인, 인재스카웃전문가,

은행인, 기타 분야의 사업가 등 외국인투자와 관련된 거의 모든 서비스의 전

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신규투자가에는 사전사업타당성조사, 시장진출에

필요한 예산편성 및 일정, 법인등록, 비자취득, 사무실 및 주택관련 조사, 인

력 채용 등을 대행 해주고 있다. 또한 기존 투자가는 회원제로 운영하며 일

본내 사업확장에 대한 자문 및 해결방안을 자문해 주고 있다. FIND가 대행

하는 서비스는 실비의 유료서비스이다.

·사업 개시 서비스 : 사전 사업타당성 조사에서 영업개시까지의

모든 서비스

·핵심서비스 패키지 : 사업개시 단계에서 3개월 동안 5가지 주요업

무를 패키지로 지원하는 서비스로 시장진출

에 필요한 예산편성 및 일정, 법인등록, 비자

취득, 사무실 및 주택관련 조사, 인력채용 서

비스를 포함

·시장진입개별서비스 : 위의 5가지 주요업무를 포함하여 시장조사

등 다양한 서비스를 주문에 따라 지원. 즉

각종 인센티브제도에 대한 정보제공, 합작투

자파트너의 물색, M&A 자문 등을 추가로

포함된 서비스.

·기투자가지원서비스 : 일본내 사업확장을 희망하는 외국기업에 대

한 자문 및 해결방안 제공. 뉴스나 각종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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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정보제공, 세미나 및 심포지엄 주최와 유

관단체나 기업의 연결을 주선해주는 서비스.

·지자체 연결 서비스 : 투자유치를 하려는 지방정부에 대해 인센티

브 구조와 지급결정에 대해 조언 및 지원서

비스

9. 인도네시아의 투자진흥기관

(Badan Koordinans i Pe nanaman Modal : BKPM - Inve s tme nt

Coordination Board)

1) BKPM의 기능

대통령 직속 기관으로 외국인투자의 승인 및 허가권을 보유하고 있는 투

자조정위원회(BKPM, 투자청)와 정부출자 기관인 국영물자검증회사

(SUCOFINDO)에서 원스톱서비스 프로그램인 OSSI(One Stop Service for

Investment)를 운영하고 있다.

MKPM은 투자정책 수립기관이자 투자승인 및 허가, 인센티브를 결정하는

외국인투자관련 국가최고 기구로 투자와 관련하여 13개 정부 부서 관련업무

를 이관 받아 ① 투자승인 및 허가 ② 수입관세 감면 인센티브의 결정 ③

제한적 수입허가 ④ 인력조달 승인 ⑤ 영구영업허가권 발급 등을 업무를 수

행한다. 의장은 장관급인 투자조정장관(State Minister of Investment)이 맡

고 있다.

투자액 1억불이상의 경우에는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BKPM에서 허가서를

발급하며 1억불 미만인 경우에는 BKPM가 직접 승인하고 있다. 투자가는

BKPM의 승인이 있어야 법인신청 및 소재지 허가를 받을 수 있다.

투자승인기간은 법정기일 3주이나 통상 2개월 이상이 소요되고 있다. 최근

에는 인도네시아를 방문하지 않아도 투자국 주재 대사관에서 직접 승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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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주는 프로그램을 신설(1999년 10월부터 시행예정) 중에 있는데 이 프로그

램에 따르면 기존 승인기간은 10일 이내로 단축된다고 한다. BKPM의 승인

에서 허가까지 이르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

① BKPM의 승인→ ② 법무부에 법인신청→ ③ BKPM에 수입

관세 감면 승인서 제출→ ④ 지방자치단체에 토지매입 및 임대계

약을 위한 소재지 허가신청→ ⑤ BKPM으로부터 영구영업허가

(permanent operational licence) 취득→ ⑥ BKPM에 6개월마다

프로젝트진행상황 보고

인도네시아의 투자인센티브는 소득세, 법인세 및 관세 등을 면제하거나 감

세하여 주는 조세인센티브(fiscal incentive)제도 위주로 되어 있다. 그 중에

서도 소득세·법인세 감면 등의 적극적인 세제혜택(법으로는 30% 차등혜택

을 부여한다고 되어 있음)보다는 수입관세 감면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BKPM의 투자가에 대한 관세혜택은 다음과 같다12).

· 설비수입시 100% 수입관세면제

· 설비의 부품(설비 총액의 5%까지)의 100% 수입관세 면제

· 소비성 주요설비(생산 1년 분까지)의 100% 수입관세 면제

· 보조/예비설비의 50% 수입관세 면제

· 설비능력 생산 2년 분에 해당하는 원자재(신규프로젝트)의 5

12) 인도네시아의 투자정책수단은 투자지원서비스, 투자인센티브제도 등과 함께
투자대상업종규정도 포함하고 있다. 투자금지 업종리스트(negative investment
list)에는 37개 프로젝트 유형과 37개 소규모 사업이 포함되어 있는데 6개 부분
의 서비스업은 100% 또는 일정 지분율 이상의 외국인투자를 금지하며 11개
환경보존분야에 대한 투자는 전면 금지하고 있다. 8개 부문 사회간접시설에는
95%까지 외국인지분소유가 가능하며 합작투자만을 허용하고 있다. 또한 기타
9개 부분도 조건부로만 투자가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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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0% 수입관세 면제

· 설비능력 생산 2년 분에 해당하는 원자재(기존 생산 설비의

30% 이상 확장시)의 50∼100% 수입관세 면제

· 기존설비능력 생산 1년 분에 해당하는 소비성 원자재의 50∼

100% 수입관세 면제

2) 원스톱서비스 제공기관 SUCOFINDO

SUCOFINDO는 1956년 인도네시아 정부(95% 지분참여)와 세계적인 투자

검증기관인 스위스의 SGS(지분율 5%)의 합작으로 설립한 정부출자기관으로

투자과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항에 대해 실질적인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한

다.

SUCOFINDO는 인도네시아 내 56개 지사와 4,000명의 종업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원래 품질검사 및 인증기관이었으나 업무를 확대하여 기술연수, 경영

컨설팅, 투자타당성 조사, 투자절차 대행 등의 업무를 하고 있다. 특히 투자

컨설팅은 SUCOFINDO의 자회사인 SPRINT(SUCOFINDO가 81% 지분보유)

가 수행하고 있다. 한국에는 SUCOFINDO Korea G.S.A.가 있으며 해외 네

트웍은 SGS의 망을 이용한다.

SUCOFINDO는 정확하고 신속한 투자정보제공, 투자위험의 최소화, 투자

절차 간소화 및 비용의 절감, 고객중심의 투자상담업무 수행을 기치로 다음

과 같은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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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SUCOFINDO의 서비스지원 내용

1단계

투자계획 수립을 위한

자문

·투자관련 기초정보 및 자료조사

·투자전 사전방문 지원

·시장동향분석 및 수요예측

·투자타당성조사(입지분석, 원료조달, 영업)

·현지 파트너 소개(파트너 조사, 소개, 계약)

2단계

투자수행 및 투자업무

대행

·투자허가 신청, 공증, 법무부 등록, 법률 자문

·인허가 업무 대행(공장설립, 건축, 운영, 영업)

·사업자등록, 세무업무 상담 및 대행

·투자관련 부서 접촉 및 상담대행

·투자설비 및 시설 매입

3단계

투자 Follow- up

·환경영향평가, 환경모니터링, 민원해결

·공장가동, 사업관리, 투자개발

·인수합병 지원

·인력관리, 인력조달

·관리능력개발, 경영교육 및 자문

4단계

투자사후관리

·교육훈련

·설명회 개최

·회원사 관리, 지속적인 정보제공

5단계

경영시스템 개발

·ISO 9000 품질시스템

·ISO 14000 환경경영시스템

·경영혁신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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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한국의 투자진흥기관

1) 한국의 투자유치지원 체계

외환위기이후 외환가득율제고, 산업구조고도화, 기업구조조정 등의 경제문

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직접투자의 유치확대가 필요한 우리나라 정부는

본격적인 투자유치활동을 전개하기 위해 산업자원부 산하의 「외국인투자종

합지원실」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rea Trade- Investment Promotion

Agency: KOTRA)내 「투자진흥본부」를 합쳐 KOTRA내에 외국인투자지원

센터(Korea Investment Service Center: KISC)로 일원화 하였다. KOTRA는

1962년에 설립하여 그 동안 무역촉진활동을 수행하다가 1994년부터는 대한

무역진흥공사에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로 회사명을 변경하고 투자진흥업무

를 포함한 우리나라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공적조직으로 거듭

났다. 94년 당시의 투자진흥업무는 주로 우리나라 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

는 해외직접투자(outbound foreign direct investment)였으며 1998년 4월에

개소된 KISC는 외국인투자기업의 국내투자(inbound foreign direct investment)

지원이 주요 업무가 되고 있다.

KISC는 홍보활동부터 직접적 투자유치활동, 인허가 및 행정절차 지원,

사후관리지원까지 투자유치활동상의 전체 프로세스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

는 투자유치촉진서비스 전담기구이다. 지자체는 투자유치의 실질적인 주체로

서 KISC와 연계하여 투자유치활동을 벌이고 있다. 대부분의 광역자치단체에

서는 외국인투자진흥관과 투자유치부서를 두고 있는데 외국인투자진흥관은

투자유치의 경험을 바탕으로 투자유치에 대한 자문, 유관기관간 매개인 역할

을 수행한다.

우리나라의 투자유치체계는 지방자치단체 및 KISC와 함께 투자유치와 관

련된 여러 위원회가 구성되어 외국인투자정책수립, 투자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해결, 투자환경개선 등 투자유치를 확대하기 위한 일련의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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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투자유치체계에서 외국인투자에 관한 최종 의사결정 기구는 외

국인투자위원회이며 그 산하에 외국인투자실무위원회, 외국인투자유치소위원

회를 두고 있다.

외국인투자위원회는 재정경제부 장관이 위원장이 되고 중앙부처 관련 장

관 및 시도지사 등이 위원으로 참가하여 외국인투자에 관한 기본정책과 제

도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 결정하고 외국인투자가에 대한 조세감면 및 보

조금지급 규정,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및 지원 등 제반 인센티브 결정권을 보

유하고 있다. 외국인투자실무위원회는 산업자원부 차관이 위원장이 되어 관

계부처 소속 1급 공무원, 시도 부지사급의 위원들과 외국인투자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에 대한 검토와 조정사항을 처리하는 기구이다. 외국인투자유치

소위원회는 산업자원부 무역정책실장이 주관하여 외국인투자유치상황의 종

합관리, 외국인투자에 관련한 민원처리 점검, 투자실무위원회 안건 검토 등

의 업무를 수행한다.

그 밖의 기구로는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KISC간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

축하기 위해 외국인투자유치중앙협의회와 외국인투자유치협의회가 운영되고

있다. 외국인투자유치중앙협의회에서는 산업자원부 무역정책실장, KISC 소

장, 16개 시도의 투자진흥관이 참가하여 중앙 및 지자체간 투자유치활동의

체계적인 추진, 효율적인 투자유치활동을 위한 상호협조 및 지원방안 논의,

투자관련 애로사항 해결방안 협의 등을 하고 있다. 외국인투자유치협의회는

KISC와 지자체간 협력체계로서 시도의 외국인투자진흥관이 위원장이 되며

소속공무원, KOTRA 국내무역관원, 기타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다.

2) KISC의 기능

KISC는 정부의 투자정책 실행기관으로서 투자가에 대한 원스톱서비스 제

공 및 유치활동 전개, 투자정책수립 자문, 지방자치단체 및 투자유관기관의

조정자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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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C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다른 나라의 투자유치 진흥기관과 마찬가지로

투자 타당성조사 등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제공, 외국인투자제도 및 절차,

법률, 조세, 회계 등의 전문가 자문 등 정보 및 컨설팅서비스를 무료로 지원

하고 있으며 외국인투자신고 접수 및 인허가업무 대행, 공장설립 및 법인설

립시 각종 민원업무대행 등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KISC의 투자유치활동은 국가이미지홍보, 거래알선과 같은 직접적인 투자

창출활동, 조사 및 투자자문서비스, 사후관리서비스 등 전 분야에 걸쳐 광범

위한 유치지원활동을 펼치고 있다. 한국의 매력적인 투자환경을 홍보하기 위

해 영문잡지(Korea Trade & Investment)와 각종 산업정보, M&A 시장정보,

지자체의 투자프로젝트를 설명하는 각종 홍보자료를 발간하여 국내외 잠재

투자가, 기투자가, 투자전문 컨설팅 업체 및 오피니언리더 등 주요 홍보대상

(key audience)에 대해 집중적인 홍보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직접적인 투자

창출활동으로 KISC는 본사와 국내외 무역관을 통한 잠재투자가 발굴, 투자

인콰이어리 처리, 투자사절단 파견, 투자박람회를 개최하고 있다. 특히 1999

년 6월에 개최된 제1회 APEC 투자박람회는 세계 최초의 대규모 투자박람회

로서 국가이미지 제고와 함께 직접적인 투자창출에도 큰 기여를 하였다. 최

근에는 투자프로젝트개발팀을 설치하여 지자체와 공동으로 외국인투자가를

유인할 수 있는 투자상품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본사내 고충처리기구

를 확대하여 별도 조직으로 고충처리실과 옴브즈만을 두어 사후관리 서비스

를 한층 강화하였다.

KISC의 정책자문 역할은 투자유치현장에서 얻는 생생한 정보를 바탕으로

한다. 정부가 투자지원수단으로 마련한 투자인센티브제도를 투자가에게 홍보

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부딪치는 제도적인 문제점 및 개선방안과 투자가

를 유치하면서 파악한 투자가 특성 및 동향을 자료화하여 정부에 제출함으

로써 투자환경개선과 효율적인 투자정책수립에 이바지한다. 또한 해외무역관

을 통해 수집된 해외 주재 잠재투자가 동향분석과 기진출한 외국인투자기업

들에 대한 통계수집 및 분석으로 정부정책 수립에 필요한 참고자료를 발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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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C의 유관기관간 조정자 역할은 유관기관간 업무의 중복, 거래비용을

감소시켜 국가전체 차원에서 효율적인 투자유치활동을 전개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그러나 투자유치조직 형성 초기단계에서는 KISC의 조정역할보다

는 지자체 등 유관기관에 대한 투자유치활동지원 및 교육의 기능이 더욱 부

각된다고 하겠다. 외국인투자촉진활동을 전개할 인력, 조직 및 재정이 부족

한 지자체는 KISC와 제휴를 통하여 부족한 조직과 경험을 보완하고 있다.

지자체와 공동으로 투자사절단 구성, 지자체내 사회간접자본과 관련한 투자

프로젝트 개발, 홍보자료발간 및 자료제작에 필요한 정보공유, KISC의 네트

워크를 통한 홍보자료 전파 등이 KISC의 투자유치 노하우와 KISC의 인프

라(해외무역관 및 전자KISC)를 이용한 예라고 할 수 있다.

<그림 15> KISC와 지자체간 투자유치활동 제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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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KISC의 조직

KISC는 KOTRA의 내부조직으로 되어 있어 KOTRA의 인력과 인프라의

공유가 가능하다. KISC가 1998년에 설립된 신생기관인데도 불구하고 외국인

투자유치기관으로서 단 기간내에 면모를 갖추게 된 것도 바로 KOTRA의 무

역촉진활동 경험에서 쌓은 노하우 및 인력조달 용이성, 광범위한 해외네트워

크 때문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현재 KISC는 2처(투자지원처, 투자유치처), 2실(종합상담실, 고충처리실)

13팀(미주팀 등), 113명(공무원 16명, 민간전문가 20명, 유관기관파견 10명)으

로 구성되어 있다.

투자지원처에는 센터운영팀, 투자홍보팀, 투자정보팀, 해외투자팀이 위치

하고 있다. 센터운영팀은 KISC 운영총괄을 담당하며 투자홍보팀은 국내외

투자홍보에 대한 계획수립 및 시행, 투자홍보물 제작 및 배포, 지자체 투자

환경홍보사업 지원, KISC 방문 투자가에 대한 KISC 소개 등의 업무를 맡고

있다. 투자정보팀은 외국인투자 종합정보망(전자 KISC) 구축 및 운영, 투자

동향 등 투자정보의 수집·가공·분석을 담당하며 해외투자팀은 국내기업의

해외투자진출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투자유치처는 지역별편재와 기능별편재가 혼용되어 있는데 미주팀, 구주

팀, 아주팀은 각각 미주지역, 구주지역, 아시아지역의 투자파트너 발굴 및 투

자입지선정 지원, 투자가 요청에 의한 정보수집·제공, 방한투자가 지원, 투

자사절단 및 대한투자조사단 방한지원 등을 유치활동을 수행한다. 산업협력

팀은 기술박람회인 테크노마트 개최, 산업기술협력 지원사업을 수행하며 프

로젝트개발팀은 지자체와 공동으로 사회인프라 관련 프로젝트의 개발, 투자

유치희망기업 매물 발굴 및 마케팅을 주요 업무영역으로 한다.

종합상담실은 행정지원팀과 투자상담팀으로 구분된다. 행정지원팀은 해당

부처에서 파견나온 공무원이 주축으로 인허가 등 민원사무처리를 맡고 있다.

사업자등록, 체류자격부여 등 7개 사항은 직접처리를 하고 있으며 법인설립

대행, 공장설립 승인신청을 해주고 있다. 투자상담팀은 민간인 전문가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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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되어 조세, 회계, 법률 등 각 전문분야에 대한 투자상담서비스를 제공한다.

옴부즈만·고충처리실은 KISC내 종합상담실에 있었던 고충처리기구를

확대·보강한 것으로 옴부즈만를 임명하고 전문 고충처리요원(홈닥터)을 배

치하여 우리나라에 기진출한 외국인투자기업의 애로사항처리 및 대정부 건

의, 투자환경개선, 추가투자를 유도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30명의 홈닥터(민

간전문가 9명, KISC 13명, 무역협회 8명)는 수도권 소재 외국인투자기업을

관리하는 고충처리1팀과 비수도권 지역의 고충처리2팀으로 나눠 있다.

해외투자유치 해외네트워크인 이른바 투자유치 거점무역관은 KOTRA의

해외무역관 중에서 북미, 유럽, 일본 등 투자유치가 유망한 지역에 소재한

무역관을 지정하여 해외투자유치활동을 담당하게 하고 있다. 96년에는 13개,

97년에는 20개, 98년에는 45개로 증가하다가 99년 현재 36개의 투자거점무역

관이 운용중이다(2000년에는 40개 내외로 확대 예정).

<그림 16> KISC의 조직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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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세계 투자진흥기관의 유치활동 및 조직형태 종합

세계 각국의 투자유치기관의 유치활동과정을 살펴보면 대개 다음과 같은

정형적인 유치활동 프로세스를 발견할 수 있다.

·특정산업분야의 시장의 변화와 투자유치기관이 개발한 사업 내

용을 담은 간행물을 발송하여 잠재투자가를 접촉함. 이때 해당

국가의 기본정보, 산업분야 또는 시장정보, 현 경제상황 분석정

보 등도 함께 제공함.

·투자사절단 파견, 세미나 및 전시회개최, 투자관련 행정기관과

면담주선 등 여러 경로를 통해 잠재투자가에 접근함.

·해외사무소는 주재지역내 잠재투자가를 수시로 방문하여 투자

촉진 프로그램안내, 투자인센티브제도, 투자수익전망 등의 정보

제공과 아울러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고자 함.

·투자가가 자국방문을 결정하고 특정지역의 실사를 희망할 경우

이에 대한 정보를 본사에 보고함(이 시점부터 프로젝트 관련

책임은 해외사무소에서 본사 프로젝트담당자에게로 이관됨).

·투자적격지 방문, 투자절차대행, 공장설립대행, 행정기관 접촉

및 방문알선 등 프로젝트담당자의 밀착지원서비스 제공.

·공장건설 후 프로젝트담당자 또는 사후관리요원은 투자기업의

지속적인 애로사항 해결하는 사후관리서비스 제공.

또한 투자진흥기관의 해외사무소의 설립형태는 ① 투자진흥기관의 자체사

무소 ② 대사관 및 영사관과 같은 정부조직 ③ 출자기관, 상공회의소, 무역

협회 등 해외주재 유관기관의 해외조직으로 구분된다.

대부분 투자진흥기관은 자체사무소와 정부조직을 위주로 해외조직을 구성

하며 유관기관은 업무협조를 얻어 보완적으로 투자유치업무에 활용하고 있

다. 자체사무소 위주로 해외조직이 구성된 국가(기관)는 우리나라(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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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JETRO), 영국의 지자체(WDA, LIS, IDB), 아일랜드(IDA) 등이 대표적

이며 해외공관을 활용하는 국가(기관)는 프랑스(IFA), 네덜란드(NFIA), 인도

네시아(BKPM) 등이 있다. 자체사무소와 해외사무소를 병행하는 국가는 말

레이시아의 산업개발청(MIDA)으로 자체사무소와 해외공관 비율이 각각 반

정도로 구성되어 있다. 인도네시아의 경우에는 정부 출자회사인 국영물자검

증회사(SUCOFINDO)를 투자자문기관으로 지정하여 이들의 기존 해외조직

을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투자진흥기관들은 모두 해외투자가들을 위한 본국의 단일 접촉창

구(one- point entry)로 창설되었다. 투자진흥기관들은 중앙 및 지방정부와 긴

밀한 협조관계에 있다.

해외사무소의 수는 대체로 15∼25개 정도이며 한국, 영국 등 30개가 넘는

국가도 점차 늘어나고 있다. 각국은 외국인투자유치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해

외사무소를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한국, 프랑스, 일본 등과 같이 최근에

투자유치진흥업무를 개시하거나 강화하고 있는 국가의 경우에 다른 국가와

투자유치경쟁을 하기 위해서 단 기간내 해외조직망을 구축하는 방법은 기존

해외인프라를 활용하는 것이다. 1994년에 설립한 프랑스 투자국(IFA)이나

1998년에 외국인투자업무를 시작한 우리나라 KOTRA의 경우는 기존 인프라

를 활용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해외사무소의 주요기능은 주재국 잠재투자가 발굴 및 접촉, 주재국내 투자

희망자에 대한 기초 상담서비스 제공, 투자관련 홍보물 배포, 세미나 개최

지원 및 투자사절단 유치, 현지국 산업 및 투자관련 정보 수집, 투자 모기업

에 대한 투자사후관리 및 추가투자 유도 등을 포함한다. 또한 본사와 협의하

여 투자유치 타겟기업을 선정하고 유치활동을 전개하여 투자가의 본국 방문

이 이루어지도록 주선한다. 해외사무소의 역할은 주로 본국 방문까지를 1차

목표로 하며 본국 방문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본사의 프로젝트 담당자

(Project Manager: PM)가 업무를 이관하여 전담하게 된다.

해외사무소와 함께 국내사무소 또한 본사 투자유치활동의 하부조직이 된

다. 국내사무소는 본사와 긴밀한 연락체계를 구성하기 위해 자체 설치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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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가 있으며(말레이시아, 한국 등) 또한 중앙정부의 지자체 파견관이 연락

업무를 담당하는 경우(영국, 프랑스 등)가 있다.

국내사무소의 역할은 지방정부와 본사와의 연락, 해당 지역내 투자가에 대

한 협력, 지방정부의 투자유치 촉진 계획 및 집행에 대한 협력, 지역내 신규

프로젝트 개발 및 모니터링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해외사무소의 직원은 본사에서 파견을 원칙으로 하되 현지인과의 구성비

율은 각 기관별로 다르다. 유럽의 투자진흥기관은 아시아의 투자진흥기관에

비해 현지인을 채용하는 비율이 높으며(IBB의 경우는 현지채용직원수가 본

사파견 직원수보다 많음) 특히 아시아지역 주재 해외사무소의 경우 현지인

고용비율이 높다. IBB는 다른 투자진흥기관에 비해 대기업 출신의 민간전문

가를 한시적으로 고용하는 경우가 많다. 해외지사의 현지직원은 자유로운 언

어 구사능력을 보유함과 동시에 해당지역의 시장성향을 잘 파악하고 있어

투자유치전략 및 실행계획을 현지에 적용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75



외국인투자유치와 투자진흥기관

Ⅴ. 투자진흥기관의 투자유치성과 실증분석

1. 자료수집

본 실증분석은 KOTRA 74개 해외무역관13)이 수집한 주재국 정부 투자정

책 및 투자유치 담당관이 작성한 설문을 토대로 하고 있다. 67개국에 주재하

고 있는 74개 무역관에 의해 총 100개 지역 100개 설문이 수집되었다.

1개 국가 당 1개 실증자료를 원칙으로 하되 유럽과 북미의 몇몇 국가는

지방자치제의 발달정도, 실질적인 정치·경제적 독립여부 등 그 나라의 특성

을 고려하여 1개 이상의 실증자료를 수집하였다. 예를 들어 영국의 경우, 정

치·경제 제도 측면에서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즈, 북아일랜드 등 4개

지역이 공히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미국의 경우에도 주

정부가 독립적인 법과 권한을 보유하고 행사하고 있다는 점에서 각 지역별

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1개 지역 이상 자료가 수집된 국가와 지역수는 미국

이 25개 지역으로 가장 많으며 영국 4개 지역, 독일 4개 지역, 우크라이나 2

개 지역, 벨기에 2개 지역이다. 미국의 경우 8개 무역관(뉴욕, 로스앤젤레스,

시카고, 달라스, 워싱톤, 샌프란시스코, 애틀랜타, 마이애미, 디트로이트, 시애

틀)이 주재지역을 포함하여 2∼3개 관할 지역을 자료 수집대상으로 하여 수

집하였으며 그 외 국가는 현지국 수도에 위치한 무역관에서 수집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권역별로 유럽 22개국 30개 지역, 중동·아프리카 15개국

15개 지역, 북미 2개국 26개 지역, 중남미 12개국 12개 지역, 아시아 17개국

17개 지역이다. 자료수집 기간은 1999년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이며 조사

기준시점은 1999년 7월 31일이다.

국가별, 지역별 자료수집 현황을 정리하면 <표 5>와 같다.

13) 1999년 10월 1일 현재 KOTRA는 해외 78개국에 101개 해외무역관이 있으며
국내에는 본사를 비롯한 10개 국내무역관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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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지역별 자료수집 현황

유럽 중동·아프리카 북미 중남미 아시아

22개국
30개 지역

15개국
15개 지역

2개국
26개 지역

12개국
12개 지역

17개국
17개 지역

오스트리아
우크라이나(2)
벨기에(2)
체코
핀란드
프랑스
덴마크
독일(4)
그리스
헝가리
아일랜드
이탈리아
네덜란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루마니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영국(4)

꼬뜨디봐르
나이지리아
남아공
레바논
리비아
모로코
사우디
아랍에미리트
오만
요르단
이스라엘
이집트
짐바브웨
케냐
터키

미국(25)
캐나다

과테말라
도미니카공
멕시코
베네수엘라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칠레
콜롬비아
파나마
파라과이
페루

뉴질랜드
말레이시아
미얀마
방글라데시
베트남
스리랑카
싱가포르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중국
대만
태국
파키스탄
필리핀
한국
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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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료특성

투자진흥기관 존재 및 성격

투자진흥기관은 100개의 표본지역 중 91개 지역에서 존재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존립성격으로는 정부조직이 52.7%이었으며 정부출자기관이 41.9%,

민간기업형태가 5.4%으로 조사되었다.

<표 6> 투자진흥기관의 존재 및 성격

예 아니오 결측치 총계

투자진흥기관존재 91(91.9) 8(8.1) 1 100

정부조직

정부출자기관

민간기업

49(52.7)

39(41.9)

5(5.4)

44(47.3)

54(58.1)

88(94.6)

7

7

7

100

100

100

( )안은 결측치를 제외한 비중

투자진흥기관의 업무

세계 각국의 투자진흥기관은 홍보 및 이미지제고, 투자거래알선, 투자자문,

사후관리, 투자절차대행, 인센티브결정 등 다양한 분야를 모두 일괄적으로

처리하고 있어 투자진흥기관들은 원스톱서비스 제공을 표방하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각 분야 모두 평균 60%이상). 미세하나마 투자진흥기관들이 투

자거래알선, 투자자문, 법인설립지원 및 투자절차대행 업무가 다소 높은 비

중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조세감면 및 보조금지급 등 인센티브결정 및 제공

업무도 조사표본 100개 지역중 과반수가 훨씬 넘는 62개 지역에서 투자진흥

기관이 직접 관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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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투자진흥기관의 업무

예 아니오 결측치 총계

이미지제고(홍보)

투자거래알선

투자자문

사후관리

투자절차대행

인센티브결정

기타

66(68.0)

75(77.3)

75(77.3)

66(68.0)

74(76.3)

62(63.9)

10(10.6)

31(32.0)

22(22.7)

22(22.7)

30(31.0)

23(23.7)

35(36.1)

84(89.4)

3

3

3

3

3

3

6

100

100

100

100

100

100

100

( )안은 결측치를 제외한 비중

투자진흥기관의 여러 활동중에서 최근 들어 치중하고 있는 활동분야는 홍

보 및 이미지제고활동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미지제고(홍보)활동 다음으로

는 투자거래알선, 투자자문, 투자절차대행 순으로 나타났으며 사후관리는 제

일 하위로 나타났다. 이러한 조사결과는 Wells and Wint(1990)가 조사한 경

우와 다소 차이가 있다. 그들의 조사에서는 과거에는 투자유치기관들이 이미

지제고활동에 초점을 맞추었으나 현재에는 투자창출활동을 강화하고 있다는

것이다(p15). 그러나 이미지활동을 과거 단순한 국가홍보활동이 아닌 보다

전략적관점에서 투자유치 표적산업 또는 기업을 선정한 후 잠재투자가에 접

근하여 벌이는 적극적인 촉진활동으로 해석한다면 이미지제고활동이 왜 중

요하고 앞으로 더욱 치중해야할 유치활동 분야인지를 쉽게 이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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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최근 집중하고 있는 투자진흥기관의 업무

예 아니오 결측치 총계

이미지제고(홍보)

투자거래알선

투자자문

사후관리

투자절차대행

인센티브결정

기타

41(45.1)

33(36.7)

31(34.4)

13(14.4)

28(31.1)

23(25.6)

10(11.0)

50(54.9)

57(63.3)

59(65.6)

77(85.6)

62(68.9)

67(74.4)

81(89.0)

9

10

10

10

10

10

9

100

100

100

100

100

100

100

( )안은 결측치를 제외한 비중

투자진흥기관이 투자유치촉진활동과 함께 무역촉진활동을 겸업하고 있는

경우는 100개의 조사표본 지역에서 54개 지역이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투자와 무역은 모두 경쟁력 제고를 위해 글로벌시대에 국가와 기업 모두

가 관심을 갖고 추진하는 중점사업이다. 투자와 무역에 대한 촉진활동을 전

개하려면 해외네트워크 구축과 같은 인프라구축이 필수적인데 이러한 성격

의 인프라구축에는 막대한 비용이 초래된다. 그러나 한번 구축해 놓으면 네

트워크를 이용하는데 소요되는 추가적비용은 매우 작다는 속성이 있다. 즉

네트워크 구축의 매몰비용(sunk cost)은 크나 네트워크 사용의 한계비용

(marginal cost)은 작다는 것이다. 또한 투자촉진이라는 사업의 특성상에도

무역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주로 수출을 하던 기업이 현지의 무역장벽 및

보호주의로 인해 시장접근성이 불가능할 때, 또는 부품을 조달 받던 수입국

의 요청으로 수입국내에서 합작투자를 제의할 때 기존에 수출을 해왔던 지

역에 외국인투자가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이점에서 투자와 무역을

함께 촉진시키는 활동을 수행하면 높은 시너지효과(synergy effect)가 발생

할 가능성이 크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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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투자진흥기관의 무역진흥업무 수행여부

예 아니오 결측치 총계

무역진흥업무수행 54(55.1) 44(44.9) 2 100

( )안은 결측치를 제외한 비중

투자진흥기관 권한 및 조직

투자진흥기관의 원할한 조정업무 수행과 적극적인 투자유치활동을 위해

세계 각국은 투자진흥기관(또는 조직)에 다른 기관(또는 조직)보다 권한, 예

산, 인력자원 측면에서 우월적인 지위를 부여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5점

척도로 측정한 조사결과는 투자진흥기관이 그렇게까지 우월한 지위 및 입장

에 있지 않음을 보이고 있다. 투자기관의 우월적 지위에 대해 매우높음, 높

음, 보통이라는 응답은 각각 30% 내외로 나타났다. 그렇다고 타기관보다 낮

은 입장에 있지는 않다. 타기관에 비해 낮거나 매우낮음이라고 물음에 대해

각각 90.5%, 96.8%가 아니라고 대답하였다.

<표 10> 투자진흥기관의 우월적 지위 보장

예 아니오 결측치 총계

매우높음 1

높음 2

보통 3

낮음 4

매우낮음 5

29(30.5)

27(28.4)

27(28.4)

9(9.5)

3(3.2)

66(69.5)

68(71.6)

68(71.6)

86(90.5)

92(96.8)

5

5

5

5

5

100

100

100

100

100

( )안은 결측치를 제외한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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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진흥기관의 평균설립연수는 16년 10개월이었으며 근무자수는 평균

262명으로 그중 해외근무에는 34명, 국내근무에는 229명이 근무하여 전체근

무자에서 해외근무자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13.8%로 나타났다. 해외네트

워크는 잠재투자가에 대한 접근 및 적극적인 투자유치활동에 중요한 인프라

로 작용하는데 평균적으로 해외 7.3개 나라에 진출하고 있으며 한 투자진흥

기관이 9.3개의 해외사무소를 설치하고 운영중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11> 투자진흥기관의 설립연도, 해외조직운영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설립년수(연.개월)

해외인원(명)a

국내인원(명)b

해외인원비율(%)c

해외사무소진출국수(개)

해외사무소수(개)

1

0

4

0

0

0

62

810

5000

83

73

99

16.10

33.5

228.6

13.8

7.3

9.3

14.4

115.8

575.8

19.3

14.3

19.3

해외인원비율(c)은 a/(a+b)x100로 계산

3. 실증분석

1) 변수 및 모형설정

외국인투자유치기관의 조직구조, 경험 등 내부역량이 외국인투자유치성과

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 가에 대해 실증분석을 시행하였다. 종속변수는

GDP대비 외국인투자유입액으로 하고 독립변수는 투자진흥기관의 해외조직

구조와 관련하여 해외사무소수, 해외사무소 진출국수, 전체근무자대비 해외

근무자비중으로 측정하였다. 또한 투자진흥기관의 경험을 설립연수로 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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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xy)하여 투자진흥기관의 경험과 투자유치성과에 대한 관계를 분석모형

에 포함하였다. 이러한 투자진흥기관과 관련된 변수이외에 한 국가의 투자유

입액에 현지국의 시장크기, 생산효율성, 정부의 재정규모 등 경제상황과 관

련한 요소들이 영향을 주므로 이들을 각각 제조업 평균임금비용, GDP규모,

정부재정지출액 등으로 측정하여 통제변수로 사용하였다. 또한 투자진흥기관

의 유치활동과 같이 투자인센티브도 입지매력도를 높이는 구성요인중 하나

(UNCTAD 1998)이므로 역시 통제변수차원에서 각국이 부여하는 인센티브정

도를 5점척도로 측정하여 모형내 산입하였다. 이때 투자인센티브는 조세감면

인센티브, 보조금지급 등 금융인센티브, 시장편의 인센티브 등 세 가지 범주

(UNCTAD 1996)로 나눠 각각 측정한 후 각 지표를 합한 평균을 사용하였

다.

모형은 세 가지로 구성되었다. 왜냐하면 해외조직구조를 측정하는 해

외사무소수, 해외사무소 설치국가수, 해외인원비율간에는 해외조직 현황

이라는 공통된 개념을 묻고 있어 개념적으로 다중공성성(multicollinearity)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각 모형에서 해외사무소

수, 진출국수, 해외인원비율만을 각각 번갈아 하나씩 산입하고 나머지 변

수들은 동일한 세 가지 모형을 설정하였다.

본격적인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 is )을 시행하기 앞서

회귀진단을 시행한 결과 각 모형내 독립변수간 상관계수의 크기가 작았

으며 최대크기의 분산확대인자(Variance Inflation Factor: VIF)가 4.226

으로 비교적 낮았다. 고유값(eigen value)도 심각하게 작지 않았다. 따라

서 설정된 모형내 다중공선성 발생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오차항간 독립성 검증을 위한 더빈왓슨(Dubin- Watson)계수도 모

두 표본수를 고려하여 산정한 결과 2에 가까워 자기상관(autocorreation)

이 작은 것으로 추정된다. 산점도(scatter diagram)에서도 오차항의 분산

이 동분산(homoscedasticity)인 것으로 파악되어 최소제곱법(Ordinary

Least Square: OLS) 방식의 회귀분석을 적용하는데 무리가 없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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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증분석 결과

회귀분석 결과, 모형적합도는 모두 5%이내의 유의수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상과 같이 투자진흥기관의 해외조직구조와 투자유치성과간에는

연관이 있어 해외사무소수와 진출국수는 5%이내의 유의수준을 만족하고 해

외인원비중은 1%의 유의수준을 만족하는 유의한 변수로 판명되었다.

즉 해외사무소수가 많을수록, 해외사무소가 여러나라에 진출할수록, 또한

전체인원에서 해외인원에 배분비율이 높을수록 투자유치액를 증가시킬 가능

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반면 투자진흥기관의 경험으로 측정하였던 설립년수는 투자유치성과와 방

향성(계수부호)은 일치하나 통계적으로는 유의하지 않은 변수로 나타났다.

또한 투자환경개선을 위하여 각국 정부가 앞다투어 확대·정비하고 있는 인

센티브도 통계적인 유의성을 갖지는 않았다. 다만 선진국 지역을 대상으로

회귀분석을 시행하였을 때 인센티브는 5% 유의수준에 근접하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났는데 이는 선진국일수록 외국인투자가에게 저임금 등 높은 생산효

율성 달성기반을 제공하는 투자유인요인이 적어 그 만큼 제도적 요인이 크

게 작용하고 있음으로 추론할 수 있겠다.

동연구와 관련있는 연구로는 Wells and Wint(1990), Brossard(1998) 등의

연구가 있다. Wells and Wint(1990)는 본 연구보다 앞서 한 나라의 투자유

입에 투자진흥기관의 존재가 영향을 미친다는 실증연구를 하였다. 통제변수

로는 GNP규모, 국가성장율, 무역수지, 인플레이션, 외환안정성을 모형내 산

입하고 미국내에서 투자유치기관이 유치활동(더미변수로 처리)을 하는 경우

투자유치국의 투자유입액에 긍정적인 영향이 끼친다는 사실을 입증하였다.

Brossard(1998)는 기업이 외국인투자를 결정할 때 이들에 대한 투자유치국의

투자유치기관의 활동이 투자의사결정에 영향을 주는 것을 실증분석하고 양

자간 정(正)의 관계가 있음을 밝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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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실증분석 결과

종속변수

독립변수

GDP대비 외국인투자유입액

비표준화

회귀계수
t 값

비표준화

회귀계수
t값

비표준화

회귀계수
t 값

상수

해외사무소수

진출국수

해외인원비중

설립연도

인센티브

임금비용

GDP규모

정부재정지출

결정계수

수정결정계수

F
(유의수준)
D- W 통계량

- 5.690
0.694*

1.21E- 03
- 1.61E- 02

- 8.32E- 02
- 1.003*

1.147**

0.432
0.291

3.048
(0.023)

2.438

- 1.474
2.218

0.047
- 0.036

- 0.154
- 2.241

2.952

- 5.725

0.717*

3.17E- 03
1.82E- 02

- 0.11
- 1.030*
1.181**

0.423
0.278

2.929
(0.027)
2.393

- 1.469

2.106

0.122
0.041

- 0.208
- 2.287

3.031

- 0.670

0.709**
2.64E- 02

- 0.342

- 0.102
- 1.027*

1.012**

0.464
0.340

3.753
(0.008)

2.083

- 0.187

2.681
1.079

- 0.822

- 0.215
- 2.514

2.741

** ,* 는 각각 1%, 5% 유의수준을 만족함, 괄호 안은 t- 값

GDP대비 외국인투자유입액, 해외사무소수, 진출국수, 해외인원비중,

인센티브, 임금비용, GDP규모, 정부재정지출에는 자연로그를 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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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론

지금까지 외국인투자진흥기관의 역할이 외국인투자유치정책, 외국인투자유

치성과에서 차지하는 의미를 이론과 각국사례의 비교 그리고 실증분석을 통

해 분석하였다. 각국사례에서 공통된 특징은 모두 정부가 직접투자유치활동

을 전개하던 출자기관으로 하여금 투자유치활동을 대행하게 하던 간에 효율

적이고 효과적인 투자유치활동 및 투자유치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국가별

(지역별)특색에 맞게 조직 및 투자유치체계를 정비하고 막대한 재원을 조직

구축에 투입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증분석결과도 이같은 사실를 뒷받침해 주

고 있다.

해외네트워크의 강화, 인프라구축은 외국인투자유치성과에 긍정적인 영향

을 미친다는 사실을 실증하기 위해 투자진흥기관의 해외인프라 현황과 해외

활동에 대한 비중정도를 해외사무소수, 해외사무소 진출국가수, 해외인원비

중으로 측정하여 회귀분석을 시행한 결과 그 나라(지역)에 유입되는 투자유

치규모는 이들 변수에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 각국은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해 밤낮없는 전쟁을 하고 있다. 이처럼

외국인투자를 앞다투어 유치하려는 이유는 외국인투자가 자국경제에 미치는

여러 긍정적 효과 때문이다. 외환위기가 발발하자 정부가 주도로 외국인투자

촉진법의 공표, 기업의 효율적 경영이 가능할 수 있도록 경쟁시장 정비,

M&A시장개방 및 활성화, 외국인투자지원센터의 개소 등 외국인투자 유치투

자환경개선과 투자촉진을 강화하기 위한 여러 제도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나라 경제규모에 비하면 외국인직접투자의 규모는 아직

도 미미한 수준이다. 외국인투자가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

는 비중은 당해 연도 투자유입액 중 유출액을 뺀 순투자 기준으로 97년도에

0.6%를 차지하여 말레이시아 5.2%, 태국 2.4%, 인도네시아 2.2%, 필리핀

1.5%에 비해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국제화가 가장 많이 진전된 싱가포

르는 8.9%이며 중국도 4.9%인데 비해 큰 차이가 있다.

또한 양적확대 못지 않게 질적제고라는 숙제도 남아있다. 이제는 외국인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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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확대와 아울러 외국인투자의 순기능을 극대화하고 역기능을 최소화하는

투자정책 수립과 실행이 동시에 필요한 때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선 무엇보다도 이러한 상황에 적합한 효과적인 정부의 투자유치

정책이 수립되어야 하며 또한 이를 실행하는 투자유치 및 투자유치관계기관

의 효율적 투자유치활동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외환위기 이후 투

자유치제도 및 지원체계가 어느 정도 정착기에 들어서고 있는 지금 이제는

효과성과 효율성의 개념하에 정부 및 투자정책수립기관, 실행기관, 관계기관

모두가 다시 한번 점검하고 다시 한번 투자유치 선진국으로서 최선의 노력

을 경주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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