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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대만의 경제력은 이미 선진국 수준에 이르렀고 WTO 가입 조건 역시 선진국

자격으로 가입할 예정이다. 미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서방 국가들은 대만의 WTO

가입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이지만 중국과의 정치적 관계 때문에 대만의 WTO

가입은 약간의 어려움이 존재한다.

대만은 WTO 가입에 대비하여 법령의 수정·보완과 함께 WTO 가입으로 인한

갑작스런 충격을 완화하기 위하여 점진적으로 관세인하와 시장개방을 진행하고

있다. 이 같은 사전적 조치 때문에 대만이 WTO에 가입하더라도 국내 각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비교적 보호의 수준이 높은 농업부

문과 아직 전근대적 경영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일부 서비스부문에 대해 다소의

영향이 예상되지만 제조업부문에 대한 영향은 적을 것으로 분석되었다.

대만의 WTO 가입은 한·대만간의 교역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대만의

WTO 가입이 정치적 관계회복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대만의 WTO 가입

이 상징적 의미는 가질 수 있으므로, 그간 정치적인 이유로 교역상 제한을 받았

던 농산물의 구상무역 재개, 국적기의 운항과 관광객의 증가, 대만의 한국산 자

동차 수입 쿼터량 증가, 대만 내 정부조달시장 참여 등은 우리나라에 유리한 방

향으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대만정부가 WTO 가입 신청을 계기로 보여주고

있는 철저한 준비와 기업의 노력은 우리에게 시사하는바가 적지 않다. 특히 국

내외 경제적 여건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이에 대비할 수 있는 아태운영센터

(APROC)의 설립은 대만정부의 준비성을 더욱 실감나게 한다. 때로는 대만의 정

치적 불안정이 대만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 안정적 성장여력

을 갖추고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이며 만약 WTO에 가입한다면 대만경제는

더욱 활성화될 전망이다.

*APROC: Asia Pacific Regional Operations 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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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중국의 근현대사를 가름하는 분수령은 아편전쟁(阿片戰爭, 1840)이다.

아편전쟁은 그 과정과 결과를 통해 중국이 유아독존(唯我獨尊)적 중화사

상의 미몽(迷夢)에서 깨어나 합리주의, 평등주의, 능동주의라는 근대적 사

고와 의식개혁이 싹을 틔우기 시작한 계기를 제공했다. 그 후 태평천국

(太平天國)의 난(1851)이 일어나면서 사회는 더욱 혼란에 빠졌다. 혼란한

사회를 치유하기 위하여 양무(洋務)운동과 변법자강(變法自疆)운동이 전개

되지만 성공하지 못하고 결국 청일전쟁(1894), 의화단(義和團)의 난(1899)

등을 겪으면서 누 천년에 걸친 왕조의 종말을 고하게 되는 신해혁명(辛亥

革命, 1911년)으로 이어진다. 신해혁명 성공 후 원세계(袁世凱)의 반혁명

을 겪긴 했지만 손문(孫文)이 중심이 된 공화국 정부는 중국인민의 자존

심을 회복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다. 하지만 손문의 죽음(1925)과 내전으

로 혼란만 극심해 질 따름이었다. 이러한 혼란은 1949년 중화민국정부(國

民黨 주도)가 중화인민공화국정부(共産黨 주도)에 패퇴하여 대만으로 천

이(遷移)할 당시까지 계속되었다. 장개석(蔣介石)은 손문의 죽음을 전후로

국민당 정부의 실권을 장악하여 1949년까지 약 25년간 중국 대륙을 통치

했다. 통치의 결과는 실패였으며 결국 국민당 정부를 대만으로 옮겨오기

에 이르렀다.

중국 대륙에서 국민당 정부의 실패에 대한 연구는 다방면에서 제기될

수 있으나 경제적 측면에서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요인이 지적될 수 있

는바 이는 재정금융정책의 실패와 양정(糧政)의 문란이었다. 전자는 조세

정책의 실패와 통화팽창으로 경제의 난맥상을 야기했다. 후자는 토지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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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비롯한 농정의 실패로 장기적 식량부족을 야기하면서 민심의 이반을

가져왔다. 이와 같은 경제적 실정은 8년간에 걸친 항일전쟁의 부분적인

성과에도 불구하고 광복후의 국공내전(國共內戰)에서 국민당 정부에 결정

적으로 불리한 환경을 조성했고, 결국 1949년 중화민국 정부의 대만천이

(臺灣遷移)로 귀결되었다. 중화민국 정부는 대만으로의 천이 이후 중국대

륙에서의 실패를 교훈 삼아 재정금융정책과 양정을 두개의 축으로 건실

한 경제운용을 하였던 바 오늘과 같은 세계적 경제모범국가를 건설하기

에 이르렀다.

부존자원의 부족, 정치적 고립 등 각종 어려운 여건 속에서 이룩한 오

늘의 대만경제는 사실상 선진국에 버금가는 수준이라는 데 자타가 공인

하고 있다. 중소기업 위주의 성공적인 공업화와 국민소득의 증가, 물가와

고용의 안정, 무역의 증가와 국제수지 흑자의 지속 등 외형적 지표로 본

대만경제는 선진국으로서 하등의 손색이 없다. 하지만 앞으로도 지금까지

와 같은 성과를 지속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적지 않은 의문이 제

기된다. 특히 경제의 세계화가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러한

의문은 더욱 구체화된다. 왜냐하면 대만의 정치적·경제적 입지가 세계화

의 파고를 극복하기에는 많은 애로요인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애로

요인의 중심에는 중국과의 양안(兩岸)관계와 세계경제기구에의 참여여부

가 자리잡고 있다. 2000년 3월의 선거를 통해 사상 초유의 여야 정권교체

를 이룩한 현재의 집권당도 이 두 문제의 해결에 거의 모든 역량을 집중

하고 있다. 양안관계가 정치적 문제로 인식되고, 세계경제기구에의 참여

문제가 경제적 문제로 인식되는 듯이 보이지만 본질적으로는 둘 다 정치

적 측면과 경제적 측면을 동시에 내포하고 있다. 이 문제를 지혜롭게 해

결하기 위하여 대만정부는 198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 초에 이르기까지

두 개의 중요한 결단을 내렸다. 그 하나는 대중(對中) 문호개방이었다.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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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비정치적 분야인 민간의 인적교류 및 무역과 투자분야를 개방했다. 다

른 하나는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가입의 추진이었다. 지

속적인 경제성장과 외교적 고립을 완화해보자는 의도로 1990년 GATT 가

입이 신청되었고 지금은 WTO(세계무역기구) 가입신청으로 이어지고 있

다. 전자가 대만과 중국과의 관계에 국한된다면 후자는 우리나라에도 영

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이다. 따라서 본 보고서는 후자를 중심으

로 논의를 전개할 예정이다.

본 보고서의 연구목적은 대만의 WTO 가입이 한·대만간의 교역에 어

떠한 영향을 미치며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은 무엇인가를 구명하는 것이

다. 이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대만경제 전반에 흐르는 기

류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보고서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구성

하였다. 우선 제2장에서는 대만경제의 일반적 개황을 중심으로 대만경제

의 성장과 안정 및 전망을 살펴보았다. 이어 제3장에서는 대만의 WTO

가입 추진배경과 전망 및 가입내용에 대해 서술하였다. 제4장에서는 대만

의 WTO 가입이 대만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정부의 대응정책을 고찰하였

다. 제5장에서는 대만의 WTO 가입이 한·대만간의 교역에 미치는 영향

을 분석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제6장에서는 대만의 WTO 가입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이 무엇인가를 고찰했다. WTO 가입을 전후로 한 경제적 여

건과 최근의 주요 경제지표를 중심으로 대만의 경제적 상황을 개괄해 봄

으로써 최근 우리가 안고 있는 경제문제에 대한 타산지석의 교훈으로 활

용되기를 바라며, 아울러 정책당국자들에게 참고자료로 이용되기를 희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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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만경제의 성장과 안정

지난 40여년 간 대만의 경제성장 과정을 보면 과히 기적이라 할 만하

다. 한 나라의 경제 전반을 가장 개괄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주요 지표인

성장, 물가, 실업률 및 국제수지가 모두 바람직한 방향으로 전개되어 왔

기 때문이다. 우선 경제성장률부터 살펴보자. 1952년부터 1999년까지 대

만의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8.2%이었으며, 1인당 GNP는 196달러(US$)에서

1만 3천 달러로 66배 이상 증가했다. 같은 기간 중 선진 공업국의 연평균

성장률 3.8%와 개발도상국 연평균 성장률 4.7%를 비교해 보면 대만의 경

제성장이 얼마나 빠른 속도로 진전되었는가를 알 수 있다. 아시아의 주요

국가인 일본, 한국, 필리핀 등과 비교해도 대만의 경제성장률은 높은 수

준이다. 1955∼1998년 기간 중 연평균 경제성장률이 일본은 5.9%, 한국은

7.6%, 필리핀은 3.9%이었다. 대만에서 경제성장률이 가장 높았던 시기는

1970년대로서 연평균 9.0%를 기록했으며, 그 후 1980년대에는 7.4%이었

다. 이 같은 대만의 경제성장 추세는 1990년대에 들어와서 다소 둔화되긴

했지만 아직 6% 내외의 건전한 성장을 지속하고 있다. 1990년대 후반 아

시아의 많은 국가들이 금융위기에서 비롯된 경제 전반의 침체를 경험하

고 있는 가운데서도 대만만은 안정적인 성장을 지속하고 있다.

대만의 경제성장을 높게 평가할 수 있는 이유는 고도 성장률 자체에

있다기보다는 성장과 동시에 안정을 구가해 왔기 때문이다. 대만경제의

안정성은 위기의 상황에서 더욱 그 빛을 발한다. 1998년 동아시아 지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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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기에서 촉발된 경제적 침체가 아시아 전역을 불안의 늪으로 빠뜨

릴 때도 오직 대만만은 건실한 성장을 지속해 왔다. <표 2-1>에서 보는

것처럼 대만을 제외하면 대부분 아시아 국가들은 성장 정체 혹은 마이너

스 성장을 기록하고 있다. 실업률도 대만이 가장 낮은 수준이다. 1999년

에는 대지진이 발생하여 인명손실 3,183명(사망 2,494, 중상 689), 건축물

파손 104,847동(전파 51,392, 반파 53,455), 재산피해액 3,646.5억 원(NT$,

New Taiwan Dollar)이라는 막대한 재난을 당했음에도 5.4%의 실질GDP 성

장률을 기록했다.

<표 2- 1> 19 98년 동아시아 각 국의 경제성장률과 실업률 비교

(단위: %)

구분 대만 싱가포르 필리핀 일본 홍콩 한국 말레이시아 태국 인도네시아

경제성장률 4.6 0.3 -0.5 -2.8 -5.1 -5.8 -7.5 -10.0 -13.7

실업률 2.7 3.2 10.1 4.1 4.7 6.8 3.9 4.8 17.1

자료: 行政院 主計處(2000. 8),『主要經濟指標』.

대만의 경제적 안정은 이미 오래 전부터 지속되어 왔다. 1952∼1998년

기간 중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5.1%이었다. 그러나 1970년대의 연평균 상

승률 8.5%를 제외하면 1960년대의 3.0%, 1980년대의 2.6%, 1990년대의

2.5% 등 매우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뿐만 아니라 무역수지가

계속 흑자를 기록하고 있고, 실업률은 2% 내외의 완전고용을 실현하고

있다. 대만은 우리나라나 일본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수출 전문 종합상사

가 수출을 주도하는 것도 아니요, 세계적인 대기업이 존재하는 것도 아니

다. 중소기업 중심의 제품생산과 수출로써 국제수지 흑자를 지속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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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또 대부분의 여성이 가사노동만을 전담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완전

고용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폭넓은 취업기회가 제공되고 있음을 의미

한다.

매년 100억 달러 내외의 무역수지 흑자, 경제성장에 부응하는 통화공급

량의 증가, 그러면서도 낮은 실업률과 안정적인 물가상승률은 이론적으로

는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즉 대규모의 지속적인 흑자에도 불구하고

물가수준을 계속 낮게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기 때문

이다.

대만이 오늘날과 같은 경제적 안정과 번영을 동시에 구가하게 된 원인

은 어디에 있는가? 대만 행정원(行政院) 경제건설위원회(經濟建設委員會)

의 보고서에서는 대만경제발전의 비결을 다음 여섯 가지로 요약하고 있

다1). 첫째, 토지개혁의 성공, 둘째, 정치적 안정과 노사화합 및 양호한 투

자환경, 셋째, 지속적인 공업화 추진, 넷째, 점진적인 산업정책, 다섯째,

교육의 보급과 인적자원의 자질 제고, 여섯째, 왕성한 창업정신과 중소기

업의 발전 등. 이상 여섯 가지 내용을 종합적으로 음미해 보면 대만경제

의 안정과 번영 이면에는 정부수립 초기 토지개혁 성공에서부터 교육 및

산업정책에 이르기까지 정부의 효과적인 정책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

행했음을 알 수 있다.

대만경제가 안정과 번영이라는 두 목표를 동시에 달성했다고 해서 대

만의 경제성장 과정에서 위기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가장 큰 위기는

1968년 말부터 1970년대 초까지의 수년간과 1998년을 전후로 한 경기 수

축 기간이었다. 1970년대 초에는 미국과의 외교단절, 1차 석유위기 등이

겹치면서 어려움에 직면했다. 하지만 대만정부는 정치적으로 대미 관계가

단절되고 외교적 고립이 지속되는 가운데서도 더욱 활발한 경제활동을

1) 經濟建設委員會(2000),「臺灣經濟發展與21世紀國家願景」, p.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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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위기를 극복했다. 1998년에는 중국과의 외교적 마찰과 중국의 무력

시위, 국내적으로 대만 독립을 둘러싼 갈등과 정치적 불안이 야기되면서

경제에도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2000년 5월에는 40여년 만의 평화적 정

권교체를 이루면서 정치적 불안정도 어느 정도 해소되었으며, 새로운 도

약을 위해 매진하고 있다.

<표 2- 2 > 최근 주요 경제지표의 변화 추이

(단위: %)

구분
실질GD

P
성장률

공업
생산성
증가율

대외무역
도매
물가

상승률

소비자
물가

상승률

화폐
공급액

(M2)
증가율

실업률

수출액 수입액 무역수지

1987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8

12.7

7.8

8.2

5.4

7.6

7.5

7.0

7.1

6.4

6.1

6.7

4.6

5.4

6.6

10.6

4.3

3.8

-0.2

7.4

4.4

3.9

6.6

4.7

2.0

7.4

2.6

7.7

9.1

34.7

13.0

9.3

1.4

13.3

6.9

4.4

9.4

20.0

3.8

5.3

-9.4

10.0

24.3

44.7

42.0

5.2

4.7

14.9

14.6

7.0

10.8

21.3

-1.1

11.8

-8.5

5.8

32.6

19.2

-41.2

27.7

-11.0

6.6

-28.9

-15.1

-4.1

5.3

67.4

-43.6

22.7

84.2

-53.7

-3.3

-1.6

-0.4

-0.6

0.2

-3.7

2.5

2.2

7.4

-1.0

-0.5

0.6

-4.5

1.7

0.5

1.3

4.4

4.1

3.6

4.5

2.9

4.1

3.7

3.1

0.9

1.7

0.2

1.1

23.5

21.2

20.4

12.9

16.3

19.9

16.4

16.3

11.6

9.2

8.3

8.8

8.3

7.3

1.97

1.69

1.57

1.67

1.51

1.51

1.45

1.56

1.79

2.60

2.72

2.69

2.92

2.89

자료: 行政院 主計處(2000. 8),『主要經濟指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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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대만경제의 전망

가 . 단기 전망과 최근의 위기설

금년 초 대만정부는 2000년의 경제성장 전망을 상향조정했다. 행정원

주계처(主計處)에 의하면 1999년 4/4분기의 경제성장률이 6.77%로 집계되

었다. 1999년 4/4분기의 높은 경제성장률 덕분에 1999년 전체의 경제성장

률은 예상치 5.49%보다 높은 5.67%를 기록했다. 2000년의 경제성장률도

연초의 6.04%에서 6.54%로 높게 추정했다. 또 대외 수출은 10.4%의 고성

장을 이룩하고, 소비자물가는 2.0%, 도매물가는 0.6%에 그쳐 작년보다 더

욱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민간투자에 있어서는 반도체 부

문에 3천억 원(NT$), 고속철도 부문에 3백억 원(NT$)의 투자가 이루어지

고 통신네트웍시장과 제3단계 민영발전소 개방까지 더해진다면, 올 한 해

의 민간투자는 12.0%까지 대폭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의 민간소비

는 6.51% 증가할 것으로 추정하였다. 이는 경기가 뚜렷한 회복추세를 나

타내고 있고, 주식시장이 가격과 양 모두 상승한 데서 파급된 재산 증식

효과가 나타나며, WTO 가입에 따른 수입 개방 확대로 소비 수요가 촉진

될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이다.

금년 상반기의 이 같은 추정은 하반기로 접어들면서 하향 조정되고 있

다. 대만의 유력한 경제예측기관인 중화경제연구원(中華經濟硏究院)은 올

해의 경제성장률 예상치를 6.54%에서 6.41%로 수정했고, 2001년의 경제성

장률은 금년 보다 낮은 6.1%로 전망했다. 동 연구원은 금년 1/4분기의 민

간소비부문, 2/4분기의 민간투자부문, 수출입호황 등의 영향으로 상반기

경제성장률이 6.7%가 되었다고 밝힌바 있다. 하지만 3/4분기부터 금융기

관의 대손 증가, 증시붕괴, 기업들의 재무악화 등 금융위기 현상이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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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하반기 소비부문에 막대한 영향을 미쳤으며 또 올 하반기 수입증가율

이 수출증가율보다 높아 전체 경제성장률에 끼친 영향이 상반기보다 낮

을 것으로 보여 올 경제성장률을 하향 조정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동 연

구원은 금년 초 국내 투자증가율을 전년 동기 대비 1.43%포인트 상향조

정한 10.2%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민간투자성장률은 17.1%로 전

년 동기 대비 4.3%포인트 상향조정했다. 그러나 현실은 이와 상반된 방향

으로 나타났다. 금년 1∼7월까지 회사등록(누계) 수가 5.04% 증가한데 그

친 반면 사업등록을 취소한 회사(누계)는 32.13% 증가했다. 또 자본금도

상대적으로 줄어들어 많은 중소기업들이 경영환경 악화를 겪고 있다2).

최근 집중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대만경제 위기설은 11월 11일 이코노

미스트(Economist)지에서 대만금융시스템 …과도한 채무 라는 제하의 기

사를 발표한 후 더욱 현실로 다가온 느낌이다3). 이코노미스트지는 대만은

1997년의 아시아 금융위기가 발생했을 때 무사히 금융위기를 피해갔으나

현재의 상황은 그 때와 확실히 다르다고 분석하고 대만도 더 이상 금융

위기의 안전지대가 아님을 밝히고 있다. 대만의 금융위기 발생에 대한 근

거는 무엇인가? 내부요인과 외부요인으로 나누어 고찰할 수 있다.

내부요인으로는 첫째, 정치적 불안정을 들 수 있다. 대만독립과 불가분

의 관계를 맺고있는 현 집권당(民進黨)의 등장과 대만 독립을 용인하지

않는 중국의 입장, 반세기 가량 집권해 온 국민당(國民黨)과 사상초유의

집권에 성공한 민진당 세력간의 불협화음은 당분간 정치적 불안정을 야

기할 가능성이 크다. 최근에는 국민당이 소유하고 있거나 혹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기업들이 주식을 대량 매각한다는 정보까지 흘러나오면

2) www.kotra.co.kr/tpe/market(2000. 12. 2)
3) Goldman Sachs, The Economist(Nov. 11th∼17th, 2000), p. 109. Taiwan's financial

system-Too many debts to set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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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증시의 불안감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4). 둘째, 국내경제의 불안을 들

수 있다. 금년 상반기까지만 하더라도 안정적이던 경제가 하반기에 들어

서면서 민간의 소비위축, 증시와 부동산 시장의 부진, 전통산업의 수익률

저하, 전자산업의 침체, 은행의 부실금융 증가, 실업률 상승 등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부동산 가격은 1995년 이후 50%가 하락했으며,

주식가격은 금년 3월 진수편(陳水扁) 총통의 당선 이후에만 35%가 하락

했다. 대기업들의 재무구조도 위기를 맞고있다. 대만기업들의 자금차입은

대개 은행에 자사의 주식과 부동산을 담보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만

약 채무기업의 부채상환이 불가능해 지면 저당품의 가치가 하락하고 이

는 곧 은행의 부실로 이어진다. 최근 파산한 30여 개의 기업은 부동산에

투자하고 있었고, 국민당과 밀접한 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국민당이 집권하고 있던 당시에는 은행의 자금을 풀어 기업들이 파산하

는 것을 막았지만 정권 교체 후 기업이 파산하면서 은행의 불량채권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외부요인으로는 첫째, 세계경제의 침체 가능성과 대만에 대한 악영향이

다. 1997년 아시아 각 국의 금융위기가 발생했을 때 대만이 금융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던 것은 대만기업의 낮은 부채비율, 지속적인 무역수지 흑

자에 따른 환율의 안정, 대만의 첨단기술산업이 다른 아시아 국가들보다

서구 선진국에의 의존도가 높았던 점 등으로 요약된다. 하지만 최근의 상

황은 과거와는 다르다. 우선 미국경제의 연착륙에 대한 우려와 미국증시

의 불안정 및 세계경제의 침체 가능성이 대두되면서 대외의존도가 높은

대만경제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게 보편적 시각이다. 충분한 외환보

유고를 유지하고 있음에도 외환시장에서는 대만화폐의 평가절하가 나타

나고 있다. 중앙은행의 개입으로 소폭의 평가절하에 그치고 있으나 달러

4) 中國時報, 工商時報(2000. 1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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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에 대한 대량 수요가 잠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환율의 급상승

가능성도 상존하고 있다. 둘째, 대만경제는 국제금융기관과의 연계성 부

족으로 금융 및 외환위기에 대한 위기대처 능력이 떨어진다는 평가이다.

대만은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IBRD)을 비롯한 주요 금융기구의

회원국이 아니다. 대만에 금융위기가 발생하더라도 국제적 연계관계 속에

서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수단이 결여되어 있다는 의미이다. 대만정부도

이를 직시하여 국가금융안정기금(國安基金)을 만들어 대처하고 있으나 결

과는 역부족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같은 위기 발생 가능성에 대해 정부는 공식적으로 이를 부인하고 있

다. 금융을 포함한 국내경제에 약간의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 경제적

기초가 튼튼하고, 외채 대비 충분한 외환보유액과 정부의 대처능력을 그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사실 국내소비와 투자, 고용과 물가, 환율과 무역

수지 등 주요 경제지표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일시적 위기일 가능성

으로 보인다. 일부기업의 재무구조가 문제시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대

부분의 기업은 재무구조가 건전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금년 8월 10일

경제건설위원회의 주석(陳博志)은 집권당 입법위원(立法委員)들에 대한 보

고에서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우리나라 기업의 80%는 재무구조가 아주

건전하다. 나머지 20% 정도는 다소의 어려움이 있다. 나머지 20% 중 약

1∼5%만이 큰 어려움에 봉착해 있는데, 이것이 과장되어 위기설로 발전

하고 있다 .

결론적으로 일부 기업의 재무구조가 악화되고 있고, 증시 불안정 요인

이 상존하는 것은 사실이나 주요 거시경제 지표로 본 대만경제는 거의

문제가 없을 뿐만 아니라 분명한 고도성장이며 안정상태를 유지하고 있

다. 최근 제기되고 있는 위기설은 좀 더 시간을 두고 분석되어야 할 사항

이긴 하지만 일시적 현상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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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 장기 전망

새로 수립된 대만정부는 민국100년5)(2011년)을 지향하는 새로운 경제정

책을 수립하고 분야별 목표를 설정했다. 앞으로 2011년까지 연평균 경제

성장률 5.5%와 소비자 물가상승률 3.0%를 유지하여 지속적인 안정과 번

영을 달성하고, 2011년의 1인당 GNP 3만 달러를 달성하여 고소득 국가를

이룩한다는 계획이다. 그리고 GDP 중에서 차지하는 R&D부문의 투자비중

을 3%까지 증가시키며 지속적인 산업구조조정을 수행한다는 내용이다.

과거의 경험이나 최근의 연구결과로 미루어 볼 때 대만의 이같은 목표

는 달성 가능한 것으로 평가된다. 최근 동아시아 신흥공업국을 대상으로

성장 잠재력을 추산한 영(A. Young)과 쉬에(C. Hsieh)의 분석에 의하면 한

국, 대만, 싱가포르, 홍콩 등의 주요 성장원천은 총요소생산력의 성장

(TFP), 그 중에서도 기술진보에 크게 의존한다고 밝히고 있다.

<표 2- 3 > 대만정부의 주요 경제지표에 대한 民國10 0년(2 0 1 1)의 목표

항 목 단 위 1998년 2011년

1. 경제성장률

2. 1인당 GNP
3. 소비자물가상승률

4. 취업구조

농업

공업

서비스업

5. GDP중 R&D 부문 투자비중

6. 평균수명

%
US$
%

%
%
%
%
%

4.6
12,040

1.7

8.8
38.1
53.1
1.92
74.7

5.5(1999∼2011평균)
30,000

3.0 이하

5.0
33.5
61.5
3.0

77.1

자료: 行政院 經濟建設委員會(2000),「臺灣經濟發展與21世紀國家願景」.

5) 대만정부는 1911년의 신해혁명(辛亥革命)을 기점으로 민국(民國)연호를 사용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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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대만의 요소생산력 증가에 의한 GDP 성장 기여도는 50%를 상회

하며 타 국가에 비해 성장잠재력이 크다는 것을 밝혔다. 즉 1998년의 경

우 대만의 총요소생산력에 의한 성장률 기여도는 3.7%로서 홍콩의 2.7%,

싱가포르의 2.2%, 한국의 1.5%에 비해 높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하고, 이

점이 타 국가에 비해 대만의 유리한 조건이라고 지적했다6).

그러면 목표의 달성을 위해 대만정부가 자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유

리한 조건은 무엇인가? 대만정부는 1인당 소득수준만을 고려한다면 대만

은 개도국 수준을 완전히 넘어서 이미 선진국 수준에 버금간다고 판단하

고 있다. 그러나 명실상부한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아직 개선되어야 할

분야가 많이 남아있다. 대만정부는 정부가 계획한 장기목표가 달성될 수

있으며,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어떠한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고 또

극복해야 할 불리한 조건은 무엇인지를 다음과 같이 설정했다7).

1) 유리한 조건

풍부한 생산자원의 존재: 풍부한 자금, 국내외에 존재하는 대규모의

고급인력, 고도의 창업정신과 수많은 벤처기업, 토지를 포함한 정부

보유의 대규모 자산

견실한 산업기초의 형성: 건실한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수많은 기

업, 적절한 구조조정을 통해 형성된 바람직한 산업구조, 유능한 경

영인력과 건실한 기업구조 및 노사화합의 경영형태

아태지역 경제와 무역의 중심지: 국제무역의 경험이 풍부한 수많은

중소기업과 해외 거주 화교상인의 존재, 동아시아 지역 항공운수의

6) 經濟部 綜合計劃處(2000),「臺灣經濟成長仍具深厚潛力」, p. 2에서 재인용.
7) 經濟建設委員會(2000),「新世紀國家建設發展願景」에서 요약, 정리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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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지로서 지리적 위치, 일본 및 서방 선진국과의 적절한 문화적·

인적 교류, 외국과의 경제협력과 교류에 적극적인 국민성

정치적 민주화 달성: 민주화를 통한 내부의 정치적 안정, 대만의 민

주주의 진전에 대한 주요 국가의 지지

2) 불리한 조건

외교적 고립과 중국의 군사적 위협: 서방 선진 주요국가와의 실질적

인 외교관계 단절과 고립, 통일을 위한 중국의 끊임없는 정치적 공

세, 대만독립에 대한 민의의 확산과 이에 대응하는 중국의 군사적

조치

투자환경상의 모순: 자금과 고급인재의 해외 유출, 재정수입의 부족,

토지, 건물 등 부동산 가격의 등귀와 공급여력의 제한, 일부 금융기

관의 경영 부실과 과다한 불량채권 소유, 에너지공급의 외부 의존도

심화와 부족, 기업의 소유권과 경영권 미분리 현상의 만연과 기업관

리의 불건정성

연구개발(R&D)에 대한 투자부족과 인식결여: 입시위주의 교육정책

에 따른 창의력 부족과 교육개혁의 지연, 민간의 연구개발에 대한

인식과 능력부족, 일부 첨단기술과 제품의 대외 종속, 전 국민의 정

보화 수준 미흡

생태환경의 악화: 이미 악화된 생태환경과 복원의 어려움, 민중, 기

업, 정부의 환경보호에 대한 인식 부족

삶의 질에 악영향을 미치는 각종 요소: 도시계획과 토지이용의 비계

획성, 광범위하게 존재하는 사회적 일탈현상, 공공건설의 부족과 품

질불량, 사회적 불공평 현상의 확산과 빈부격차의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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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제도의 불완전: 성행하는 투기분위기, 치안불안과 도덕적 해이

현상 출현, 행정과 입법효율성 및 공신력 저하, 불완전한 법규와 제

도, 지하금융의 만연, 장기의 전체 이익보다는 단기의 집단이익을

추구하는 행태

대만이 직면하고 있는 외부환경은 대부분의 국가에서와 마찬가지로 점

점 치열해 가는 국가간 혹은 기업간의 경쟁, 첨단기술 개발에 대한 끊임

없는 수요와 투자, 환경중시형 경제개발 등으로 요약된다. 정부는 불리한

조건을 극복하고 유리한 조건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지식경제의 확산과

환경의식의 고양 및 사회정의의 구현을 강조하고 있다. 과거부터 추진한

자유화, 국제화, 제도화 의 준칙에 더하여 최근 새로운 3대 이념, 즉 지

식화, 공의화(公義化), 영속화 이념을 제시하고 있다8). 이러한 이념에 입

각한 미래사회를 지식신경제(知識新經濟) 영속신환경(永續新環境) 공

의신사회(公義新社會) 로 집약한다. 즉 21세기를 지향하면서 구현하고자

하는 새로운 국가의 모습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대만이 기 설정한 정책목표를 달성할 수 있느냐의 여부는 민간과 정부

의 노력여하에 좌우될 것이다. 지난 수십년간의 경험에 비추어 본다면 대

만정부가 설정한 장기목표는 달성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대만정부가

자체적으로 평가한 불리한 목표들도 실상은 대부분 개도국의 그것보다

훨씬 양호한 수준이다.

8) 지식화: 미래 사회에 걸 맞는 첨단기술과 인력의 배양 및 산업의 구조조정, 공의화:
공평한 부의 분배와 사법정의를 바탕으로 한 건전하고 활력 있는 사회분위기의 조성,
영속화: 지속 가능한 산업발전을 위한 환경보호와 자원의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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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추진배경

가 . 외교적 고립의 탈피

대만의 외교적 고립은 1970년대에 들어오면서 시작되었다. 1970년 10월

과 11월에 캐나다와 이탈리아가 중국과 수교하면서 대만과의 단교조치를

취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듬해인 1971년 10월에는 중국이 UN에 가입하

면서 대만은 UN에서 퇴출당했다. 그 후 1972년 2월 미국의 닉슨(Richard

Nixon) 대통령이 중국 총리 주은래(周恩來)의 초정을 받고 중국을 방문하

면서 대만의 외교적 위기는 최고조에 달했다. 닉슨은 총리 주은래, 국가

주석 모택동(毛澤東) 등과 회담하고 8개 항의 상해(上海) 선언문을 발표했

다. 선언문에서 양국은 대만 문제가 중국과 미국의 관계 정상화를 방해하

는 결정적인 문제로 인식하고 다음과 같이 결정했다9). 즉 양국은 전체 중

국의 유일한 합법정부는 중화인민공화국이며, 대만은 중국의 한 성(省)이

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또 중국은 대만의 해방은 누구도 간섭도 할

권리가 없는 중국의 내정 문제이며, 모든 미군과 군사시설은 타이완으로

부터 철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나의 중국, 하나의 대만 혹은 하나

의 중국, 두 개의 정부 혹은 대만독립 을 야기시킬 목적을 가진 어떠한

행위에도 반대한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이에 대해 미국측은 대만해협 양

안의 중국인들이 다같이 오직 하나의 중국이었으며 대만은 그 일부라는

9) 안인해(1995), 『중국과 미국』, p. 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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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을 인정했다. 미국정부는 중국인 자신들에 의한 대만문제의 평화적

해결에 관심이 있으며, 미국은 대만지역에 긴장이 감소할 경우 이 지역

주둔 미군과 군사시설을 점진적으로 축소할 것이라고 했다. 닉슨의 중국

방문 이후 같은 해 9월 일본 또한 대만과의 공식적인 외교관계를 단절하

고 중국과 수교했다. 이 시기를 전후로 우리나라와 사우디 아라비아 등

중국과 적대적 관계에 있거나 아니면 이해관계가 적은 일부 국가를 제외

하고 대부분의 국가가 대만과의 관계를 청산하고 중국과 수교하게 되었

으며, 대만은 외교적으로 큰 타격을 입었다.

상해선언문이 나온 이후 중·미간에는 무역과 문화교류 등이 확대되고

있었지만 정치적 긴장관계는 해소되지 못했다. 중국에서 1970년대 중반

급진주의적 대내외 정책이 부활되었고, 뒤이어 모택동이 사망하면서 권력

투쟁이 발생했다. 미국도 닉슨의 중도하야와 뒤이은 포드행정부의 등장으

로 중국과의 외교관계를 완결시킬 수 있는 역량이 결여되어 있었다. 미국

은 오히려 소련과의 데탕트에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1976년 무렵

에는 증진되고 있던 중·미 관계가 거의 정체상태를 맞이하게 되었고 그

이후에는 관계가 악화되어 갔다.

악화일로를 치닫던 양국간의 관계가 회복된 것은 1978년부터이다. 북경

과 워싱턴에서 관계 개선 협상을 담당할 유연성을 지닌 새로운 지도자가

출현했기 때문이다. 미국에서는 카터 행정부가 출범하였고 중국에서는 등

소평(鄧小平)이 실권을 장악했다. 카터 행정부는 대만과의 공식적인 외교

관계를 종결하고, 대만으로부터 미군을 철수하며, 대만과의 상호방위조약

을 종식할 수 있는 유연성을 가지고 등장했다. 등소평은 대만에 대한 계

속적인 무기판매를 포함하여 미국이 대만과 광범위한 비공식 관계지속을

용인할 수 있을 만큼 정치적 입지를 확보하고 있었다. 그 결과 상해선언

문이 발표된 7년 뒤인 1979년 1월 1일 미국과 중국은 상호 승인하고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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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외교관계를 수립했다. 중·미간의 외교관계 수립은 대만의 외교적 고

립을 더욱 심화시켰다.

대만은 외교적 고립을 탈피하기 위하여 코스타리카 등 미주지역의 여

러 국가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으나 외교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여지는

적었다. 1990년대에 들어와서 대만의 외교는 다시 한 번 시련기를 맞았다.

1990년에는 가장 큰 우방이었으며 에너지 공급국이었던 사우디 아라비아

가 중국과 수교하게 되었고, 1992년에는 동북아의 유일한 맹방이었던 우

리나라도 중국과 수교하면서 대만과의 공식적 외교관계를 단절하게 되었

다. 이같은 상황 하에서 대만정부는 정치적 불리함을 만회하기 위한 유일

한 대안으로서 경제외교에 집중하게 되었으며 그 일환으로 GATT 가입을

신청하기에 이르렀다.

대만의 중화민국정부는 비록 현실적으로 세계 주요 국가와의 정치적

외교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불가항력이라 하더라도 이를 보완할 수 있는

경제외교를 확대하고자 한다. 세계적 모범국가로 성장·발전한 경제적 실

적과 경험을 바탕으로 경제외교만이라도 유지하고자 하며, 우루과이 라운

드가 진행되면서 WTO가 성립하기 전인 1990년 GATT 가입을 신청하기

에 이르렀다. 실제로 대만이 WTO에 가입하게 된다면 우선 경제적 측면

에서 대만의 활동영역이 넓어질 것이다. 국제지역경제협의체인 APEC에서

의 활동이 유일하다시피 한 대만의 입장에서 보면 WTO의 가입은 세계경

제의 흐름에 직접 동참할 수 있는 기회임이 분명하다. 경제적 측면에서의

활동영역 확대는 정치적으로도 고립상태를 벗어나는 데 도움이 될 것이

다. 여러 국가들과 협상의 자리에 동참한다는 자체가 경제문제 뿐만 아니

라 정치적 측면에 대한 대화의 기회가 제공될 수 있기 때문이다. 대만의

WTO 가입 노력이 여타 신청국들에 비해 적극적인 이유도 여기에 있다.

즉 WTO에 가입하게 될 때 회원국으로서 의무적으로 준수해야 될 불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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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보다는 회원국으로서 얻게될 유리한 권리행사가 더 크다고 판단하고

있다.

권리행사의 가장 핵심적 내용은 협상에 동참함으로써 고립으로부터 탈

피할 수 있다는 안위감과 자국의 이익을 직접 주장할 수 있는 기회가 보

장된다는 것이다. 관세인하와 시장개방에 따르는 국내에서의 부작용을 충

분히 보상하고도 남을 이득이 존재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표 3- 1> WTO 회원국으로서 대만의 주된 권리와 의무

회원국으로서의 권리

WTO 회원국과의 교역시 135개 회원국으로부터 무조건, 항구적인 최혜국 대우(MFN)
를 받게됨으로서 쌍무협상에서 오는 어려움을 면할 수 있음

정치적 이유로 교역이 금지 혹은 축소되었던 국가와의 교역이 자연스럽게 확대될

수 있음

무역 상대국과의 무역마찰 및 분쟁시 WTO의 다자간 무역분쟁처리제도를 적절히 활

용할 수 있음

무역자유화를 위한 다자간 회의에 직접 참가하여 자국의 이익 수호를 위한 발언권

을 높일 수 있음

회원국으로서의 의무

현재 대만의 수입관세 가중 평균치 8.22%를 가입 첫 해에 7.65%(공산품 6.15%, 농산

물 15.48%), 장기적으로 5.69%(공산품 4.31%, 농산물 11.93%)까지 낮추어야 함

수입수량제한, 수출입허가증, 수출보조금, 국내생산보조금 등의 비관세장벽을 제거해

야함

서비스시장의 개방폭을 확대해야 하며 상관습 및 무역정책의 투명성을 높여야 함

지적소유권의 보호를 강화하고 외국인의 對대만 투자에 대한 규제완화 및 외자기

업에 대한 내국민 대우를 시행하여야 함

선진국의 자격으로 가입하기 때문에 종래 개도국의 입장에서 누릴 수 있었던 관세

유예화조치, 일반특혜관세(GSP) 등의 혜택을 받기 어려움

자료: 필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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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 새로운 세계경제질서에의 적응과 위상 강화

2000년 3월 현재 WTO 가입국 수는 135개국이다. 1995년 WTO 출범 당

시의 회원국 수 76개국에 비하면 69개국이 증가한 것이다. 지금 현재도

중국, 대만, 러시아 등 35개국이 가입협상을 진행 중에 있으며, 그 중 32

개국에 대한 가입 작업반이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다. 가입신청을 한 각

국을 분류해 보면 중국, 대만, 러시아, 사우디 아라비아 등 4국은 주요 무

역국으로 분류되어 있다. 아르메니아를 포함한 구쏘련의 9개국과 베트남

등은 체제전환국으로 분류되었으며, 알제리, 레바논 등은 개도국 또는 소

국으로 분류되었다.

대만은 비록 인구 2,200(1999년말 기준)만명, 면적 3.6만㎢의 소국이며

정치적으로 고립되어 있다. 하지만 WTO 신규가입 신청국 분류에서 주요

무역국으로 분류되었듯이 경제적 측면에서는 이미 상당한 수준에 도달해

있다. 국제경영개발원(IMD)의 경쟁력 보고서에 따르면 대만의 국가경쟁력

은 최근 수년 동안 줄곧 18위를 유지하고 있다.

<표 3- 2 > WTO 신규 가입 신청국 현황(20 0 0년 3월 현재)

구 분 가입 신청국 신청국 수

주요 무역국 중국, 대만, 러시아, 사우디 아라비아 4

체제전환국

구쏘련 9개국(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벨라루스, 그루
지야, 카자흐스탄, 리투아니아, 몰도바, 우크라이나, 우즈
베키스탄), 알바니아, 크로아티아, 마케도니아,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세르비아, 몬테네그로, 라오스, 캄보디아,
베트남

17

개도국 및
소국(小國)

알제리, 이란, 레바논, 네팔, 세이셀, 안도라, 요르단, 오
만, 사모아, 수단, 통가, 비누아투, 부탄, 카보베르테

14

합 계 35

자료: 서창배(2000),「WTO 가입협상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모색」, p.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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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외환위기 이전인 1996년 27위였다가 1999년 38위, 2000년

28위로 나타났다. 우리나라가 외환위기를 전후로 심한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안정적인 위치를 유지하고 있다. 대만의 경쟁력은 아시

아에서 싱가포르, 일본, 홍콩 등의 수준에는 못 미치지만 우리나라보다는

월등히 앞서있다. 특히 경제적 측면에서 유리한 위치에 있다.

다음 <표 3-3>은 기업이 외국에 투자하려고 할 때 입지선정의 기준을

제공해 주기 위하여 제조업, 연구·개발, 서비스·관리의 3대 분야에 대

해 각 국별 투지입지 매력도를 평가한 것이다. 우리나라는 2000년에 들어

와서 모두 10단계 전후의 높은 상승을 나타냈으나 아직 싱가포르에 비해

서는 말할 것도 없고 대만에 비해서도 각 분야 모두 10단계 정도의 차이

를 보이고 있다. 국제경영개발원은 국가전체의 경쟁력을 8개 항목으로 유

형화하여 평가하고 있다. 국내경제, 국제화, 정부행정, 금융환경, 사회간접

자본, 기업경영, 과학기술 및 인적자원 등이다. 이 중 국내경제 분야를 제

외하면 대만의 경쟁력이 우리나라보다 앞서 있다. 1997년의 외환위기 이

후 경쟁력 향상을 위한 각종 개혁조치가 이루어지고 국제화 정도도 훨씬

진전되긴 했지만 아직 상당한 차이가 존재한다.

대만의 경쟁력은 특히 무역분야에서 현저하게 나타난다. 국내경제의 성

장과 안정은 물론이요 대외교역이 연간 2,000천억 달러를 상회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매년 100억 달러 내외의 흑자를 기록하는 놀라운 상황을 연

출하고 있다. 무역수지의 지속적인 흑자는 외환보유고의 증가를 가져와

한 때 일본, 독일 등과 함께 세계 최고수준을 보여주기도 했다. 최근에는

대외투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음에도 외환보유고 수준이 1,000억 달러를

넘어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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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3 > 3대 분야의 투자입지 매력도 순위

구 분
1999 2000

한국 싱가포르 대만 중국 한국 싱가포르 대만 중국

제조업 38 2 12 30 26 2 18 30

연구·개발 32 7 19 29 26 8 19 32

서비스·관리 40 4 19 32 31 3 21 39

자료: IMD, 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 in 2000, 이형근(2000. 6),「IMD 2000 국가경쟁

력보고서에 대한 분석과 시사점」, p. 29에서 재인용.

외환보유고는 한 나라가 수입대금의 결제 및 대외채무상환 등 대외지

급을 위해 보유하고 있는 금, SDR(Special Drawing Rights), IMF 포지션,

달러 등 타국 화폐의 보유량 등을 망라한 개념이다. 대부분의 선진국은

중앙은행의 외환보유고만을 계상하고 있으며 대만도 이 방식을 따른다.

일반적으로 무역수지의 지속적인 흑자는 국내의 물가상승을 야기한다.

기업이 수출을 하고 그 대가로 받은 외화가 국내에 유입되어 현지화폐로

태환된 후 유통된다면 필연적으로 국내의 물가상승을 가져온다. 따라서

적정수준의 외환보유 개념이 도입되어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적정 외환

보유고의 수준을 결정하는 것은 나라마다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각 국

의 수출입 동향과 국내외 경제여건, 주요 품목의 수입의존도와 계절적 요

인 등 많은 변수를 동시에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대만의 경우에는 무

역수지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흑자를 장단기 해외투자로 전환함으로

써 적정 수준의 외환보유고를 유지할 뿐만 아니라 국내 물가상승에 대한

압력을 줄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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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4 > 대만의 무역규모와 외환보유고 및 환율 추이

구 분
대외무역(백만 달러) 외환보유고

(백만 달러)
환율

(NT$/US$)수출액 수입액 무역수지

1970
1975
1980
1985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8

1,481
5,309

19,811
30,726
67,214
76,178
81,470
85,092
93,047

111,659
115,942
122,081
110,582
121,591
97,012

1,524
5,952

19,733
20,102
54,716
62,861
72,007
77,061
85,349

103,550
102,370
114,425
104,665
110,690
93,548

-43
-643

78
10,624
12,498
13,318
9,464
8,030
7,700
8,109

13,572
7,656
5,917

10,901
3,465

540
1,074
2,205

22,556
72,441
82,405
82,306
83,573
92,454
90,310
88,038
83,502
84,247

106,459
112,350

40.05
38.00
36.01
39.85
26.89
26.81
26.16
26.39
26.46
26.48
27.46
28.71
33.46
32.27
31.08

자료: 行政院 主計處(2000. 8),『主要經濟指標』, 臺灣中央銀行(2000. 8),『中華民國臺灣地

區金融統計月報』.

국제무역을 중심으로 한 대만의 경제력이 이처럼 증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제사회에서 대만의 역할은 그에 상응하지 못하고 있다. 몇몇

국제경제기구에서 겨우 옵저버로서 참여할 수 있을 따름이다. 대만이 유

일하게 참여하고 있는 국제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기구는 아·태경제협

력기구(Asia Pacific Economic Cooperation)이다. 대만은 1991년 제3차 각료

회의(서울 개최)를 계기로 중국, 홍콩과 함께 APEC에 신규 가입했다. 대

만은 서비스(CTI), 해양자원보호(MRC), 농업기술협력(ATC), 무역확대(TP)

등 APEC 작업반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APEC은 워

낙 다양한 형태의 국가들이 참여하고 있어서 출범 당시부터 결속력이나



32 대만의 WTO 가입 전망과 시사점

행동통일이 쉽지 않은 국제지역기구이긴 하지만 대만은 이를 발판으로

국제사회로의 복귀를 적극 도모하고 있다.

대만은 APEC 가입을 계기로 국제사회로의 참여가 가능하다고 판단하

고 더욱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1995년 아태운영센터(APROC, Asia

Pacific Regional Operations Center)를 설립하였으며 설립배경을 세 가지로

언급하고 있다10). 첫째, 국내 상황으로, 첨단 기술산업과 전문 서비스업이

전통산업을 빠른 속도로 대체해가고 있으므로 적절한 산업구조조정이 필

요하다. 둘째, 국외 상황으로, 경제의 자유화와 국제화는 피할 수 없으며,

급변하는 국제경제 정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 셋째, 중국과

의 경제관계 회복과 대규모의 투자는 앞으로 국내경제에 적지 않은 영향

을 미칠 것이므로 이에 효과적인 대응책이 필요하다. 행정원 경제건설위

원회 직속 기구로 설립되었으며 동 운영센터는 정보통신(정보기술), 제조

업, 해운, 항공, 금융, 매체 등 모두 여섯 분야로 나누어 운영하고 있다.

아태운영센터를 통해 새로운 세계경제질서에 적응함과 동시에 대만의 위

상 강화에 진력하고 있다11).

2 . 추진경과와 전망

대만의 중화민국정부는 외교적 고립에서 탈피하고 새로운 세계경제질

서의 변화에 적응하며 대만의 경제적 위상에 걸 맞는 대외 활동을 모색

하기 위하여 1990년 GATT 가입을 추진하였다. GATT를 대신하여 성립한

WTO에서도 대만정부의 가입노력은 계속되고 있다.

10) 經濟建設委員會(2000),「APROC簡介」.
11) APROC와 관련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제4장을 참고 바람.



Ⅲ. 대만의 WTO 가입 추진배경과 전망 33

국민당 주도하의 중화민국 정부는 1947년 GATT가 창설될 당시 중국을

대표하여 23개 원체약국 중의 하나로 참여하고 있었으며 1948년 5월 정

식으로 GATT에 가입하였다. 그러나 1949년 중화민국 정부가 중국 공산당

에 패퇴하여 대만으로 후퇴하자 GATT에서 규정하고 있는 권리와 의무의

실행이 불가능해졌고, 모든 특전과 혜택이 중국 공산당 정부로 귀속되었

다. 이에 미국 정부는 GATT에서 중국의 무임승차를 막기 위해 대만의 탈

퇴를 종용하였고, 대만의 중화민국 정부는 1950년 3월 GATT에서 자진 탈

퇴했다. 그 후 대만은 1965년부터 옵저버 자격으로 다시 GATT에 참여했

지만 1971년 UN이 중화인민공화국을 중국의 유일한 합법정부로 인정하

면서 GATT에서 옵저버의 자격마저 박탈당했다. GATT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진 대만은 각종 국제경제기구에서 소외되었으며, 물론 WTO

의 성립에도 참여할 수 없었다.

GATT 가입신청서를 제출한 최초의 시기는 1990년 1월이었다. 그러나

중국의 영향력 행사로 2년 10개월이 지연되어 1992년 9월에야 정식으로

검토 작업반(accession working party)이 설치되었다. 대만은 중국과의 정치

적 대립을 피하기 위해 원체약국의 지위회복을 주장하지 않는 대신

GATT 제33조에 의거 대만(臺灣), 팽호(澎湖), 금문(金門), 마조(馬祖) 란

독립관세지역으로 신규 가입하겠다고 신청했다. 그러나 중국은 어떤 독립

관세지역도 제33조에 의거하여 가입한 적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대신

대만은 GATT 제26조 5(c)항에 의거하여 가입해야 하며, 그것도 중국이

대만을 독립관세지역으로 확인해 주어야만 가능하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1992년 중국의 제안을 받아들임으로써 작업반이 설치되고 옵저버로서의

활동이 가능해졌다. 동년 10월에는 대만의 무역제도에 관한 비망록

(memorandum)이 제출되었으며, 이 비망록을 근거로 동년 11월에는 제1차

작업반 회의가 열렸다. GATT체제가 WTO 체제로 전환된 이 후 한 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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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관세제안서 제출(1996. 6), 세 차례의 서비스제안서 제출(1994. 9, 1996.

7 및 1998. 10), 두 차례의 농업부문 자료 제출(1998. 7 및 1999. 2)이 있었

다. WTO에서는 제안서와 자료제출에 의거하여 가입조건과 가입의정서

검토 등을 거쳐 작업반 보고서 초안(1998. 3, 1999. 4 및 1999. 5)을 작성

하였다.

대만정부는 WTO 가입신청서 제출 이후 세계 26개 주요 국가와 양자협

상을 진행하였고, 양허표의 작성과 비관세조치의 철폐 등을 논의하면서

오늘에 이르고 있다. 앞으로 가입 작업반에서의 가입 의정서와 시장개방

일정 등에 대한 검토가 완료되어야 하고, 그 다음 가입승인이 가능한 최

종보고서가 제출되어야 하는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최종보고서를 토대로

WTO 일반이사회에서의 가입승인 여부가 결정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대

만 국내의 비준과 WTO 회원국 2/3의 동의를 거치면 의정서 승인 30일

후 WTO 가입 및 회원으로서 효력이 발생할 것이다.

하지만 대만의 WTO 가입은 아직 적지 않은 애로사항을 간직하고 있

다. 우선 WTO 자체가 안고 있는 가입협상 절차상의 문제가 지적될 수

있다. WTO의 입장에서 회원국의 수가 늘어나는 것은 WTO 체제를 정착

시키고 세계무역질서를 관할하는 국제기구로서의 기틀을 다지는데 바람

직한 현상이다. 하지만 WTO 가입협상과 관련하여 가입 신청국들을 비롯

한 일부 국가들로부터 제기되는 가입절차상의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첫째, 장기간에 걸친 WTO 가입협상에 따른 부담, 둘째, 가입 신청국들의

미약한 행정관리 역량에 따른 어려움, 셋째, 기존회원국들의 과도한 양허

요구에 따른 부담, 넷째, 정치적 요인에 따른 가입협상의 지연, 다섯째,

향후 예상되는 다자간 협상에 대한 가입 신청국의 우려, 여섯째, 가입 신

청국들의 미온적인 태도 등이다. 이 같은 문제점으로 인해 WTO 가입 협

상은 장기간에 걸쳐 진행될 뿐만 아니라 협상 자체를 어렵게 만들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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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특히 중국과 알제리의 경우 1987년 가입신청을 한 이래 정치적인

이해관계 때문에 지금까지 가입협상을 계속하고 있다. WTO 가입 신청에

서 절차가 완료되는 시점까지의 필요한 시간은 최하 3년 정도에서 10년

이상의 긴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12). 대만의 경우에도 네 번째로 지적한

정치적 요인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지만, 정치적 문제가 해결

된다고 해서 짧은 기간 내에 모든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다는 보

장은 없다.

대만의 WTO 가입과 관련하여 보다 큰 애로사항은 중국과의 정치적 관

계에서 비롯된다. 중국은 정치적으로 하나의 중국만을 인정하고 있다. 대

만이 WTO 가입 신청을 할 때 중화민국이라는 국호를 쓰고는 있지만 이

는 어디까지나 내국용이고 실제는 중국 타이페이(Chinese Taipei)를 사용한

다. 이는 독립된 국가로서의 자격이 아니다. 다만 현실적 여건을 감안하

여 대만이 완전한 자치권을 보유한 독립된 관세영역을 유지하고 있으므

로 가입 자격을 부여했을 뿐이다. 가입 자격에서 발생한 이 문제는 그 이

후 모든 가입 절차와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즉 선중국 후대만

가입의 문제와 중국이 먼저 가입하더라도 차후에 대만의 가입을 용인할

지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남는다.

중국은 국내의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국민경제에 걸 맞는 국제적 위상

을 확보하기 위하여 WTO 가입을 바라고 있지만 대만의 WTO 가입을 반

드시 지지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중국이 정치적으로 하나

의 중국을 강요하면서 대만의 WTO 가입과 연계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즉 중국은 대만이 정치적으로 양국론 을 주장하는 한 대만의 WTO 가입

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중국은 대만이 WTO에 가입한 이후 중국의 이

해와 상충되는 입장을 취하거나 중국의 위신을 실추시킬 가능성에 대해

12) 서창배(2000),「WTO 가입협상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모색」, p.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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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도 우려하고 있다. 일국 다체제 형식을 도입한 홍콩(1997. 7)과 마카오

(1999. 12)의 주권 반환이 이루어진 시점에서 대만의 입지는 더욱 불안정

해 보인다.

대만은 2000년 3월 총통 선거에서 민진당(民進黨)의 진수편(陳水扁) 후

보가 당선되었다. 진수편의 총통 당선은 야당의 입장에서 보면 1956년 료

문의(廖文毅)등이 대만의 독립을 목표로 대만공화국임시정부를 수립한지

45년만에 이룬 정권교체였고, 동시에 집권 국민당의 입장에서 보면 1949

년부터 50년간 집권해 오던 국민당 정부가 분열과 부패 스캔들로 물러나

게 된 역사적 사건이다. 대만의 야당은 오랜 기간동안 핍박과 억압을 받

아오면서 다소의 변화는 있었지만 중국으로부터의 대만독립을 궁극적 목

표로 하고 있다13). 최근에는 이 문제가 표면화되면서 중국의 무력시위도

있었다. 진수편 총통은 2000년 5월 취임한 이후 중국을 자극할만한 정치

적 조치를 취하지는 않고 있다. 가능하면 대화를 통해 중국과의 평화적

관계를 유지하고, 나아가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활동하고자 한다. 하지만

대만 독립의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며 잠재된 채로 내재해 있다. 특히

13) 대만의 독립운동 기점을 언제부터로 볼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각기 다른 견

해가 존재한다. 일부에서는 명조(明朝)의 유신 정성공(鄭成功)이 청조(淸朝)에 귀화하

기를 거부하고 대만에 정권을 수립하던 시기(1662)부터라고 주장하는가 하면, 또 일

부에서는 청일(淸日)전쟁의 결과 청나라가 대만을 일본에 할양한 시기(1895)부터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대만의 민주주의와 독립이 일본과 미국에서 본격적으로 거론되고

운동의 주체가 형성된 것은 1947년 二二八사건 이후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二二

八사건은 1947년 2월 27일 밤 대만의 경찰들이 민간인들의 사제 담배를 압수하는

과정에서 경찰과 민간인들 간에 충돌이 발생하고, 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편파적인

수사가 진행되자 한편으론 사설홍(謝雪紅) 등이 무장투쟁을 선언하고 다른 한편으로

는 공산당까지 개입하게 되면서 큰 사건으로 변화되었다. 이 사건을 계기로 국내외

에서 대만의 독립문제가 제기되고 이를 지지하는 단체가 결성되었으며 종국적으로

당시의 야당에서 대만의 독립문제를 공식적으로 수용하기에 이르렀다. 戴國煇(1989),
『臺灣總體相』, p. 177.



Ⅲ. 대만의 WTO 가입 추진배경과 전망 37

전체 인구의 80% 이상은 중국과의 유대감이나 애착이 적은 대만 출생이

다. 이들은 부유한 독립국가로서의 대만건설을 지향할 뿐 가난한 국가인

중국의 한 지방정부로서의 대만을 인정하려 하지 않는다. 앞으로도 중요

한 선거가 실시된다면 이러한 민심을 외면하기 어려울 것이고 대만독립

론은 언제든지 다시 수면위로 부상할 것이다.

대만의 WTO 가입은 대만과 중국이 정치적으로 어떠한 판단을 하느냐

에 따라 가변적일 수밖에 없다. 첫째, 대만이 양국론에 입각하여 계속 독

립을 주장하는 경우, 둘째, 대만이 중국의 일국론을 완전히 받아들이는

경우, 셋째, 중국과 대만이 정치문제를 차치하고 경제적 측면에서만 합의

를 이루어 나가는 경우 등을 상정할 수 있다. 대만이 양국론에 입각하여

계속 독립을 요구하는 첫 번째의 경우는 WTO를 포함한 국제경제기구에

서는 물론이요 정치적으로도 더욱 고립을 자초하게 될 것이다. 그렇다고

대만의 정치적 정서로 볼 때 두 번째 경우인 중국의 일국론을 완전히 받

아들일 가능성도 거의 없어 보인다. 만약 대만이 중국에 이어 WTO에 가

입하게 된다면 그것은 양국이 정치체제 문제를 더 이상 거론하지 않으면

서 경제적 실리만을 추구하는 경우에 해당할 것이다. 대만의 현 집권당이

내부적으로 독립문제를 제기하지 않으면서 대외적으로도 중국을 자극하

지 않고, 중국 정부도 현실을 고려하여 대만의 제의를 수용한다면 대만의

WTO 가입은 중국의 가입에 이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의 서방 국가들은 대만의 WTO 가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

다. 대만의 무역규모가 세계 10위권 내외에 있고, 대만의 정치·경제체제

또한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대만과의 경제적 관계가 긴밀할 뿐만 아니라 중국의 WTO 가입에 이어

대만을 가입시킴으로서 중국의 WTO 가입에 따른 국제 정치경제적 위상

을 약화시키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 특히 미국은 미사일 방위체계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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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을 포함시키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 미일간의 안보협약에서 대만해협

유사시 양국의 개입을 강화하려는 시도가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EU 역

시 대만과 긴밀한 경제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대만의 WTO 가입을 지지하

고 있다. 이 같은 분위기에 편승하여 대만은 이미 세계의 26개 주요 국가

와 WTO 가입에 관한 개별협상을 마친 상태이다. 대만은 정책적으로도

4,500여개의 품목에 대해 현행 평균 수입관세율 6.3%를 WTO 가입과 동

시에 6.1%로 낮추고, 향후 단계적으로 4.1%까지 낮출 계획이다.

대만이 중국에 이어 WTO에 가입하고 대만과 중국의 관계가 호전된다

면 세계경제는 물론 동아시아의 경제적 구도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나

타날 가능성이 많다. 중국을 중심 축으로 대만·홍콩·싱가포르·동남아

화교경제권·전 세계 수 천만명의 화교가 이어지면서 막대한 경제적 위

력을 발휘할 가능성이 커진다. 명실상부한 중화경제권이 탄생하게 될 것

이다. 중국의 하나의 중국과 대만의 양국론 이 아직은 팽팽한 줄다리기

로 이어지고 있지만 대중화권을 꿈꾸는 중국의 입장에서는 어떤 방식으

로든지 대만을 포용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대만이 제외된 대중화권은 경

제규모와 결집도가 크게 약화될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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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5 > 대만의 GATT 및 WTO 가입협상 연혁

시 기 내 용

1948.5
1950.3
1965.3
1971.10
1982.9
1986.3
1986.7
1986.9
1990.1
1991.1
1992.1
1992.10
1995.7
1996.6
1994.4∼1998.10
1998.7∼1999.2
1999.9

중화민국, 23개 원체약국 자격으로 GATT 가입

중화민국, GATT 탈퇴

대만, 옵저버 자격으로 GATT 참여

대만의 UN축출과 중국의 UN 가입, 대만의 GATT 옵저버 자격 박탈

중국, GATT 옵저버 자격 획득

홍콩, GATT 가입(영국 확인 선언)
중국, GATT 복귀 신청서 제출

중국, 우루과이라운드(UR) 참가

대만, GATT 가입 신청

마카오, GATT 가입(포르투갈 확인 선언)
대만, GATT 가입 작업반 설치

대만, 무역제도에 관한 비망록 제출

중국, 옵저버 자격 WTO 참여 허용

대만, 관세제안서 제출

대만, 서비스제안서 제출(3차)
대만, 농업부문 제안서 제출(2차)
WTO, 대만 가입에 대한 작업반 보고서 초안 작성

자료: 김익수(1995),『중국의 WTO 가입이 중국경제와 한·중 경협에 미치는 영향』, p.
16 등을 참고로 필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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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 및 대응 정책

1. 농업부문의 주요 내용과 영향 및 대응 정책

가 . 주요 내용

1) 일반개황

농산물은 연간 2억톤 내외가 거래되면서 세계무역에서 약 10%의 비중

을 차지하는 중요한 위치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산물에 대한 자유

무역의 원칙은 아직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그 이유는 농산물이

다른 상품과는 달리 식량안보, 환경, 정치적 요인 등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GATT 출범 당시에도 일반 상품교역과는 달리 취급되었으

며 사실상 GATT의 범위 밖에서 다자간 무역협상의 원칙들이 적용되지

않았다. 더욱이 1970년대 초 농산물무역의 자유화 논의를 어렵게 한 역사

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제1차 석유위기와 더불어 식량위기가 발생한 것이

다. 전 세계적인 식량부족 현상이 나타나면서 각 국은 식량을 전적으로

수입에 의존할 수 없다는 식량안보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었다. 농산물은

가격의 문제보다 필요한 양의 확보가 관건이 되면서 각 국은 경쟁적으로

자국의 식량증산을 위한 각종 조치를 취하기 시작했다. 이 결과 아시아에

선 녹색혁명으로 대표되는 획기적인 식량증산이 이루어졌고, 유럽에선

EC의 공동농업정책(CAP)이 실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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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은 분위기는 1980년대까지 이어지면서 세계 도처에서 괄목할만한

생산증가로 나타났다. 세계전체의 곡물생산량은 1970년 10.8억 톤에서

1985년 16.5억 톤으로 15년 동안 1.5배 이상 증가했다. 토지라는 결정적

생산수단의 제한, 용수공급, 긴 시간을 필요로 하는 자본회임기간 등을

고려한다면 이는 획기적인 성과임이 분명하다. 그 결과 1980년대 중반에

이르러서는 식량생산의 과잉공급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특히 미국을 포함

한 농산물 수출국들은 국내 농산물의 재고가 급증하여 잉여농산물의 처

리가 시급한 과제로 등장했다. 당시 다자간 협상의 여지가 없었던 탓에

수출국들은 주로 쌍무협상을 통해 수입국들의 시장개방에 압력을 행사했

다. 그 결과 일부 품목을 중심으로 시장개방이 이루어지긴 했지만 수출국

들의 잉여량을 줄이는데 큰 기여를 하지는 못했다. 이에 1990년대 들어와

서 농산물 수출국들이 중심이 되어 농산물에 대해서도 일반 상품과 같이

무역 자유화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강력히 제기하는 단계

에 이르렀다. 이 같은 배경 하에서 우루과이라운드가 시작된 이듬해인

1987년부터 다자간 농산물 협상도 막을 열었다.

하지만 농산물 협상과정에서 농산물 교역질서의 왜곡원인에 대한 회원

국간의 현저한 시각차이가 드러남에 따라 협상은 교착상태에 빠졌다. 농

산물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형태의 지원과 보호조치를 완전히 그리

고 조속히 철폐해야 한다는 미국과 케언즈그룹(Cairns Group)14)의 주장,

농산물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선별하여 점진적으로 철폐하자는

EC의 주장, 농업의 비교역적 기능을 인정하여 완전자유화에 반대하며 각

국의 특수사정을 고려해야 한다는 우리나라와 일본 및 대부분 개도국의

14) 케언즈그룹은 국내 농산물의 생산과정에서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 수출국들로서 미

국을 제외한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아르헨티나, 브라질, 태국 등 15개국으로 구성

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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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 등 상호 접근하기 어려운 조건과 요구들이 제시되고 있었다.

결국 농산물 협상은 우루과이라운드 협상타결 시한인 1990년 12월까지

합의를 도출하지 못한 채 협상의 연장에 들어갔다. 다시 3년 간의 협상이

이루어졌지만 여전히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다가 1993년 12월에 이르러

WTO의 출범이 확정되면서 농산물협상도 예외가 될 수 없다는 대국적 원

칙에 입각하여 일괄타결에 성공했다.

우루과이라운드 농산물 협정의 주요 내용은 시장접근분야에서 예외 없

는 관세화와 관세의 인하 및 최소시장접근 보장, 보조금의 감축과 개도국

우대조항으로 집약된다. 대만이 WTO에 가입하게 될 때 농산물의 관세양

허와 시장개방 및 국내보조에 대한 기본원칙도 UR협상의 결과에 의거하

여 논의될 것이다.

<표 4-1> 우루과이라운드 농산물 협정의 주요내용

구 분 주 요 내 용

시장접근

관세화

예외 없는 관세화

- 특별취급품목에 대한 관세화 유예

- 선진국 6년, 개도국 10년

관세인하
2000년까지 평균 36% 인하

품목별 최저 감축률 15%

최소시장

접근

최초 국내소비량 3% 수입보장

- 선진국 2000년까지 5%, 개도국 2004년까지 5%로 확대

특별취급품목: 최초 4% 수입보장, 매년 0.8%씩 증가

- 개도국의 중요 농산물 1개: 최초 1% 수입보장, 2004년까지

4%로 확대

보조금

감축

국내보조
2000년까지 20% 감축

- 개도국은 2004년까지 13% 감축

수출보조
2000년까지 재정기준 36%, 물량기준 21% 감축

- 개도국은 2004년까지 각각 24% 및 14% 감축

자료: 강인수 외(1998),『국제통상론』, p. 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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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만의 WTO 가입과 관련된 주요 내용

대만정부는 농산물분야의 UR협상 결과를 수용한다는 원칙을 정하고15),

1992년, 1995년 및 1998년 세 차례에 걸쳐 WTO 작업반과의 협상을 진행

했다. 협상결과를 중심으로 농업부문의 관세양허, 비관세 분야, 농업보조

금 등의 주요 내용을 요약·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가) 관세분야

1992년의 명목관세율 20.6%를 WTO에 가입하는 첫 해에 14.1%로 낮추

고, 2002년까지 연차적으로 12%까지 낮춘다. 수입농산물의 승인된 명목관

세율은 곡물이 19.7%, 축산물이 15.6%, 수산물이 29.9%이다. WTO 가입시

명목관세율을 첫 해에 곡물은 13.2%로, 축산물은 11.9%로, 수산물은

20.0%로 낮출 것이며, 2000년에는 각각 10.9%, 10.0% 및 17.7%까지 낮

춘다.

137개의 민감한 품목에 대해서는 관세쿼타 시스템(tariff quota system)

을 적용하며, 관세감축을 2004년까지 완료한다.

단 32개 품목에 대해서는 2000년까지 관세감축을 완료한다.

나) 비관세 분야

(1) 수입제한 분야

(가) 수입제한

쌀과 그 부산물, 땅콩, 배, 마늘, 가금육, 우유, 팥, 버섯, 망과, 감, 백합,

15) P. K. Chiang(1998), Towards a Freer and More Opened Economy, p.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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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자, 귤, 오징어, 밀과 밀가루 등 28개 품목은 계속 수입을 제한한다.

(나) 승인서류구비

땅콩, 당, 메슬린(meslin) 분말 등 3개 품목은 수입허가증을 구비한 경우

에 한하여 수입한다.

(다) 특정지역으로부터 조달된 수입제한 품목

레몬, 바나나, 포도, 파인애플, 복숭아, 망과, 사과 등 16개 품목은

계속 지역별 수입제한조치를 유지한다.

지역별 수입제한이 이루어지고 있는 오렌지, 기타 만다린(mandarins),

그레이프플루트(grapefruits), 복숭아, 감, 사과, 레몬, 칠면조고기와 오

리고기 등은 수입제한이 철폐될 것이며, 코코넛은 국가별 특별 쿼타

대신 보편적 관세 쿼타로 대체할 예정이다.

동식물과 관련된 대부분의 생산물은 합법적 동식물 검역을 수행할

것이다.

(라) 국가 혹은 지역별 수입제한 품목

오렌지, 포도, 복숭아, 오얏, 사과, 기타 만다린, 오리와 칠면조 고기

등은 계속 지역별 수입쿼타를 적용하여 제한한다.

(마) WTO 가입 이후 시장자유화에 대한 결정(WTO규정에 적합하지 않

으면서 비관세 규제를 적용받고 있는 43개 농산물)

현재의 수입자유화 유지: 밀가루와 메슬린(meslin) 분말은 현재의 수

입자유화율을 계속 유지한다.

관세쿼타 유지: 땅콩, 배, 설탕, 마늘, 가금육, 우유, 코코넛, 바나나

등 22개 품목은 관세율을 50% 감축한다.

수입자유화 개방: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거나 비교우위가 없는 품목

은 관세율을 20%∼40%로 유지한다.

WTO 가입 이후 시장개방 여건조성에 노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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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입할당이 특별히 허용된 분야(special allowance of import quota)

WTO 가입 이후 쌀의 수입쿼타는 별도로 다룬다.

쌀은 비관세화의 일본 수입방식을 따른다. WTO 가입 이후 2000년

까지 국내소비량(1990∼92 기준)의 8%까지 수입물량을 증가시킨다.

수입량의 일부는 개인 수입업자가, 나머지 일부는 정부가 국영무역

의 형태로 수입한다. 단 대외원조 혹은 사료용으로 이용하지는 않

는다.

개인 혹은 정부가 수입한 쌀은 적어도 23.26원(NT$)/㎏이어야 하며,

민간업자가 수입한 쌀이 팔리지 않을 때는 그 값이 2주일 간격으로

3원(NT$)/㎏씩 낮아질 수 있다.

2000년 이후 쌀 시장의 개방 방법은 WTO 차기 협상에서 일본의 방

식을 따른다.

다) 가격보조분야

(1) 농업보조총액 추정치(AMS)16)는 쌀과 기타 곡물(대두, 옥수수, 수수)

의 수매가격을 대상으로 하며, 6년 이내 AMS 20% 감축에 동의한다.

(2) 국내보조의 주요 내용

쌀, 옥수수, 대두, 수수의 수매가격

사탕수수, 잎담배, 양조용 포도와 밀 등의 보증가격

하절기 채소의 결손 보조액

대두, 옥수수, 수수, 사탕수수, 목초 등의 윤작 보조금

농업발전기금에 의해 지불된 융자금의 이자 보조금

16) AMS(Agricultural Aggregate Measures of Support), 농업보조총액 측정치, 노업보조 허용

치, 농업보호의 종합적 계측 등 다양하게 번역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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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 국내산업에 미치는 영향

대만의 WTO 가입으로 가장 큰 영향을 받는 분야가 농업부문이라는 데

대부분의 연구결과가 일치된 견해를 보이고 있다. 그 이유는 타 분야에

비해 농업부문의 보호장벽이 높기 때문이다. 만약 WTO의 가입으로 시장

개방이 이루어진다면 농업부문의 관세 혹은 비관세장벽의 보호효과가 그

만큼 낮아져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대만정부는 중국 대륙과의 대치

상태에 있다는 현실을 앞세워 식량안보를 중시해 왔고, 그 결과 곡물을

포함한 주요 농산물의 수입수량 규제, 고관세, 국내보조 등을 지속해 왔

다. 대만의 수입농산물 명목관세율은 곡물이 19.7%, 축산물이 15.6%, 수산

물이 29.9% 등이다. WTO에 가입할 경우 가입 첫 해에 관세율을 각각

13.2%, 11.9% 및 20.0%로 낮추어야 하고, 장기적으로 10% 이하 수준까지

떨어뜨리기로 약속했다. 더욱이 대만은 선진국 자격으로 가입신청을 했기

때문에 우루과이라운드 당시 한국을 포함한 개도국이 우대조치를 받았던

것과 비교해도 불리한 상황에 놓여있다.

농업부문에 대한 영향은 관세율 인하의 영향보다 비관세 장벽의 조정

혹은 철폐에서 오는 영향이 더 클 것으로 추정된다. 최근까지 품목별 수

입제한 정책과 지역별 수입제한 정책을 병행하고 있다. 대만정부는 자체

적으로 WTO 규정에 적합하지 않으면서 비관세 규제를 적용받고 있는 농

산물의 종류가 모두 43개 품목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쌀을 포함한 28

개 품목이 직접 수입제한 품목으로 묶여 있고, 16개 주요 과일은 특정지

역으로부터의 수입이 제한되고 있다. 쌀은 WTO 가입 이후에도 관세쿼타

의 방식을 계속 유지할 예정이며, 쌀을 제외한 주요 농산물에 대해서는

국영무역의 형태를 유지할 예정이다. 이러한 조치들은 WTO 가입협상 과

정에서 조정이 가능하겠지만 심각한 압박요인으로 작용할 게 틀림없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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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적이긴 하겠지만 규제완화 혹은 철폐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비관세

장벽의 완화 혹은 철폐는 우선 중국 농산물의 대량 유입을 야기할 것이

다. 왜냐하면 대만의 WTO 가입 이전에 중국의 WTO 가입이 선행될 것이

며, 중국산 농산물은 품질과 가격면에서 대만산과 구별이 어렵거나 절대

적 우위에 있기 때문이다.

대만의 WTO 가입은 국내 농산물의 가격지지 정책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대만정부는 1973년 세계 식량위기가 고조될 당시부터 현재

까지 농산물 가격지지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 1973년 당시에는 쌀의 수매

정책을 통한 가격지지 정책에 중점을 두었으나 1984년부터 쌀 이외 옥수

수, 수수, 대두 등에 대해서도 보증가격 수매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1996

년부터 쌀을 제외한 여타 농산물의 수매제도는 직접지불제 형식으로 전

환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아직도 보호의 수준은 상당히 높다. 예외

없는 관세화와 국내 생산보조금의 삭감이라는 우루과이라운드 협상결과

를 준수할 경우 농산물 가격지지 정책은 급격한 변화가 불가피 하며, 관

련 분야에 대한 영향도 적지 않을 것이다. 특히 대만이 선진국 자격으로

WTO에 가입할 예정이어서 영향의 정도가 더욱 심각할 것이다.

다 . 정부의 대응 정책

만약 대만이 WTO에 가입하게 된다면 농업부문에서 당장 어떠한 조치

들을 취해야 하는지에 대해 살펴보자. 우선 우루과이라운드 농산물 협정

의 주요 내용에 부합하도록 정책적 변화가 있어야 할 것이다. 정책의 내

용은 무역과 관련된 관세 및 비관세조치, 국내보조금과 통관관련 조치,

농지정책 등으로 대별할 수 있다. 정부에서 발표한 정책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본다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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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세정책

1992년 기준 대만의 농산물 평균 명목관세율은 20.6%이었다. 40개 이상

주요 농산물의 관세율은 대략 40%∼50% 수준이다. 따라서 일본(10.3%)이

나 한국(15.8%)의 수준까지 평균 관세율을 낮추어야 할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대만정부는 관세율 하향조정의 원칙을 두 측면에서 제기하고 있다.

첫째는 식량안보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농산물의

관세율은 조기에 하향조정 한다는 것이다. 둘째는 국내 공급능력을 충분

히 갖춘 농산물, 수입농산물과 국내시장에서 경쟁력이 있는 농산물, 지역

경제에 중요한 작용을 하는 농산물 등은 적당한 관세율을 유지하여 국내

생산 보호정책을 계속 실시한다는 것이다. 이 원칙에 의거하여 진행된

1998년 대만정부와 WTO 작업반의 협의결과를 준수한다는 것이 관세정책

의 기본 내용이다.

2) 비관세정책

비관세정책의 주요 내용은 품목별 수입제한 정책과 지역별 수입제한

정책이다. 품목별 수입제한 정책은 쌀과 쌀을 제외한 기타 농축수산물로

구분할 수 있다.

우선 쌀 시장 개방의 내용을 살펴보자. UR 농업협정문 부속합의서에서

는 일본과 한국의 쌀시장 개방과 관련하여 예외적 상황을 인정했다. 따라

서 대만의 쌀 시장은 일본의 경험에 비추어 1995년을 기준 년도로 총소

17) 대만의 대응 정책과 원칙 등은 陳凱 (1996),「加入世界貿易組織對臺灣農業投入之影

響」p. 85∼86의 내용을 참고로 하여 작성하였으며, WTO와의 합의 내용은 Hwang &
Wu(1998) Taiwan Agricultural Market Liberalization at Different Negotiation Stages in
Response to GATT or WTO Membership Applicication p. 188∼195에서 정리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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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량의 4%를 개방하고 이후 매년 0.8%씩 개방의 폭을 확대하여 2000년에

는 총소비량 대비 8%의 시장개방에 이르도록 할 계획이다.

다음으로 쌀을 제외한 기타 농축수산물의 시장개방을 살펴보자. 쌀 이

외 농축수산물의 시장개방은 국내 산업으로서의 중요성과 객관적 환경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입할당제냐 혹은 관세화냐, 아니면 관세화와 할당

제의 혼합방식을 취하느냐를 결정할 방침이다. 그리고 관세율 조정 후 개

방이냐 아니면 즉각적인 직접 개방이냐에 대해서도 수출입 당사국들과

협의를 거쳐 결정할 예정이다. 수입할당제는 일부 수산물을 수출하는 몇

몇 국가에서 동의했지만 장기적으로는 반드시 포기해야 할 정책으로 인

식하고 있다. 닭고기의 완전 관세화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미국의 동의를

얻지 못하고 있다. 동물 부산물, 설탕, 배, 감귤 등에 대해서는 관세와 할

당제의 혼합방식을 취하기로 수출입 관계국과 대강의 합의가 이루어졌으

나 관세율과 할당수량 등에 대해서는 계속 협의중이다.

지역별 수입제한 정책에서 특정 지역 생산물에 대한 수입제한 정책은

폐지하고 필요한 경우 관세화의 원칙 하에 국가별 수입할당 정책을 실시

할 예정이다.

3) 가격보조정책

쌀, 옥수수, 수수, 대두 등에 적용하고 있는 현행 보증가격 수매제도는

조정이 불가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쌀 생산정책의 목표가 자급자족

에서 수급균형으로 전환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수입량만큼 국내생산을

줄여야 하고 그에 따른 경작면적의 감소도 불가피 할 것이다. 보증가격으

로 수매하는 잡량(雜糧)18)의 생산면적도 불가피하게 감소되어야 할 것이

18) 雜糧은 쌀을 제외한 잡곡과 두류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주로 옥수수, 수수 및 대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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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쌀과 잡량의 경작면적 감소에서 발생하는 농지는 녹비, 조림, 토양개

량 등이 가능하도록 적절한 보상을 할 예정이다.

쌀의 보증가격 수매제도는 계속 실시하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조

정할 계획이다. 한계 생산지부터 직접지불제도 등을 도입하여 시행하고,

1997년의 산업구조조정 정책을 검토하여 국민경제의 전체적 흐름과도 일

치하도록 조정할 방침이다.

잡량의 보증가격 수매제도는 1996년부터 직접지불제도로 대체하고, 동

시에 1999년부터는 이 제도를 완전히 없애도록 할 예정이다. 우선 수수와

사료용 옥수수 및 대두의 보증가격 수매제도를 조정하고, 조정에 따른 재

배면적 감소와 가격하락으로 인한 농민들의 손실을 보상하기 위하여 직

접지불제를 도입하여 보상토록 할 계획이다.

4) 기타 주요 정책19)

가) 산업피해구제제도의 운용

대만의 농업위원회는 1989년 산업피해 구제제도를 도입하고 수입농산

물로 인한 피해 구제기금 을 설치했다. 1995년에는 수입농산물 피해구제

법을 수정하여 피해의 범위를 확대했을 뿐만 아니라 피해의 가능성이 있

는 상황까지도 고려하여 농민들의 손실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앞으로

WTO 가입과 관련하여 수입농산물의 관세율 하락과 수입량 증가가 불가

피한 실정에서 농민들의 손실을 보조해 줄 예정이다. 필요한 재원은 정부

의 예산에서 편성하는데 1999년까지 조성된 기금 총액은 210억 원(NT$)

지칭하며 우리나라에는 이에 해당하는 적합한 표현이 없음.
19) 農業委員會(1999),『我國加入WTO農業部門總體因應對策及相關措施』에서 정리, 요약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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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1999년에는 28억 원(NT$)의 예산이 책정되었다. 이 중 10억 원(NT$)

은 산업구조조정에 필요한 경비로 지출되고 나머지 18억 원(NT$)이 순수

한 산업피해 구제를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산업피해 구제신청 건수는 1

건이 있었다. 1996년 차(茶)잎의 수입에 따른 가격하락으로 농민들이 피해

구제를 신청한 것이다. 농원 폐쇄와 조림, 이자보조 등으로 모두 1억 원

(NT$)의 경비가 지출되었다. 정부에서는 수년 내에 다시 구제기금 1,000

억 원(NT$)을 추가하여 만약의 사태에 대비할 예정이다.

나) 농산물 수출정책

국내시장의 개방에 의한 농민들의 손실뿐만 아니라 해외 시장에서의

경쟁도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기존 시장에서는 중국과 동남아 각 국의

저가 농산물과 경쟁해야 하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기는 쉽지가 않아서

농산물의 수출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정부는 해외시장에서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세 측면에서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첫째, 농산물

과 관련된 국제 전람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둘째, 해외시장에서의 광

고를 증가하고 무역관련 각종 상담 회수를 증가시킨다. 셋째, 국내 산업

과 해외기업과의 결합을 적극적으로 도모한다. 농산물의 무역에 종사하는

기업은 대부분 중소기업이며, 다루고 있는 품목들도 다양하다. 이들 기업

이 독자적으로 전람회를 개최하거나 해외에서 광고를 하기 어렵다. 따라

서 정부는 중소 무역업체들을 대신하여 해외시장 확대와 개척에 체계적

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조직을 정비할 예정이다. 특히 농민단체의 해외

판촉활동에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다) 농산물 방역 및 검역정책

시장이 자유화 될 수록 방역이나 검역은 중요한 역할을 한다. 정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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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WTO에 가입하기 전에 검역관련 업무를 정비하기로 하고 1998년 동

식물 방역 및 검역국을 설립했다. 주요 업무는 동식물 방역 및 검역활동

으로서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ⅰ)

동식물의 각종 질병 및 병충해에 대한 평가업무 강화, ⅱ) 무역 상대 국

가와의 검역 관련 회의, ⅲ) 수입 농산물의 검역 기술 개발, ⅳ) 수출 농

산물의 검역 및 처리기술 개발, ⅴ) 국내에서 발생하는 중요한 질병 및

병충해 방역, ⅵ) 원산지 증명 및 외국의 검역제도 조사 연구 등.

라) 농지정책

WTO와 대만정부간에 합의된 관세 및 가격정책 등에 대한 내용은 직접

적으로 각 품목의 생산과 수출입에 영향을 미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농

지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대만의 토지면적은 3만 6천㎢이며, 이

중 농지는 전체 토지면적의 24.3%인 88만ha이다. 이 중 농업생산에서 중

요한 역할을 하는 농지는 특정 농업구역과 일반 농업구역으로 분류하는

데 각각 38만ha와 17만ha로서 모두 55만ha이다. 소유분포를 기준으로 보

면 전체 농지의 85%, 75만ha가 사유지에 속하며 사유 농지의 사용 용도

변경에 대한 여론의 압력이 매우 높다20). 규모별로 보면 47%의 농가와

16%의 농지가 경영면적 0.5ha 이하에 속한다. 경영면적 1ha인 경우도 전

체 농가의 75%, 전체 농지의 41%에 해당하여 아직 소규모 영세농의 숫자

가 많은 편이다. 농업정책백서(1998)는 2000년도의 토지 수급과 관련하여

20) 농지의 이용과 관련하여 대만의 입법원과 농업위원회는 계속 대립되는 입장을 취해

왔음. 상당수의 의원이 중심이 된 입법원에서는 사유농지의 자유로운 매매와 농지에

대한 시설물 설치의 자유화를 주장했고, 농업위원회에서는 농지의 자유매매는 허용

하되 농지보존을 위해 시설물의 자유로운 설치를 불허한다는 입장이었음. 이와 관련

하여 1999년 12월 15일 농업위원회 주석(장관)이 사퇴하는 사태에까지 이르고 있지

만 조만간 농지개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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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만ha가 농업생산, 농민생활 및 생태환경 보호의 기능으로 활용되고, 16

만ha는 국가의 건설수요에 부응하여 우선적으로 용도변경 될 수 있을 것

으로 밝히고 있다. 국가의 거시경제정책 및 농업발전정책을 동시에 고려

하여 농지정책이 빠른 속도로 조정될 예정이다.

2 . 제조업부문의 주요 내용과 영향 및 대응 정책

가 . 주요 내용

1) 일반개황

공산품의 관세인하와 시장개방은 GATT 출범이래 지금까지 계속 논의

되어 왔다. 하지만 공산품은 워낙 다양한 산업에서 많은 종류가 생산되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모든 사안을 규정하기는 어렵다. 대만이 WTO 회원국

과 쌍무협상을 진행할 때도 각 국의 관세율 인하와 시장개방에 대한 관

심 및 요구가 모두 달랐다. 공산품 시장개방과 관련하여 WTO 작업반에

제출한 내용과 쌍무협상의 결과를 중심으로 중요한 사항만을 요약하면

다음에 제시된 내용과 같다.

① 관세인하: 공산품 전체를 대상으로 할 때 1996년 기준 가중평균 관

세율 5.29%를 3.26%까지 인하하며, WTO 가입 년도의 관세율은

4.51%로 유지한다.

② 영(zero) 관세율 품목: 141개 의약품에 대해서는 즉각 영(zero) 관세

율을 실시한다. 67개 건축설비 품목, 78개 의료기자재, 24개 가구 및

30개 농기계에 대해서는 5년에 걸쳐 영 (zero)관세율을 실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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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3개 철강제품, 35개 완구류 및 116개 종이류에 대해서는 8년에 걸

쳐 영(zero) 관세율을 실현한다.

③ 정보기술산업: 대만은 1997년 3월 26일 세계 42개국이 서명한 정보

기술협정(ITA)에 서명했으며, 동시에 1997∼2000년 기간 중 274개

정보기술 관련 품목에 대한 관세율을 하향 조정하기로 약속했다. 또

1997∼2002년 기간중 주요 15개 품목에 대해 관세율의 추가인하를

약속했다.

④ 화공산업: 화공품에 대해서 관세율을 인하하고, 품목별 관세율은 세

관세칙 제28장∼제39장 규정에 따르며 적용시기는 2000년부터로

한다.

⑤ 자동차산업: 자동차와 오토바이에 대한 국별 수입제한 및 국산화율

규정을 취소하며, 국산 차대의 물품세 면제 우대조건도 취소한다.

제조업부문 시장개방의 핵심 내용은 물론 관세인하와 비관세장벽의 완

화이다. 하지만 제조업부문의 평균 관세율 수준이 얼마냐 하는 단일 수치

만 가지고는 제조업부문 전체의 시장개방 내용을 파악하기가 어렵다. 비

관세장벽 또한 각 분야별로 매우 상이한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관세의

내용을 보면 6,771개 주요 공산품 중 영(zero)세율 관세품목의 비중은

13%, 0.1∼5.0% 관세율 품목의 비중은 46%, 5.0∼10.0% 관세율 품목의 비

중은 24%, 10.0% 이상 관세율 품목의 비중은 17% 이다. 전체 평균 명목

세율은 6.5%로서 미국의 6.3%, 일본의 6.0%, EU의 6.4% 수준과 비슷하다.

따라서 제조업부문에 대한 관세인하의 영향은 농업부문이나 서비스부문

에 비해 심각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높은 관세율을 유지하고

있는 분야나 내수 위주의 분야에서는 다소의 충격이 예상된다. 대표적인

분야가 자동차산업이다. 자동차산업은 우리나라와도 직접적인 관계가 있

다. 그래서 본문에서는 대만의 자동차시장을 중심으로 협상에서 나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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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와 대응정책 등을 고찰해보고자 한다.

2) WTO 가입과 관련된 자동차산업의 주요 내용21)

WTO 가입을 위해 이미 26개국과 쌍무협상을 마쳤는데 그 중 14개국이

자동차산업과 관련된 내용을 의제로 채택하여 협상을 진행했다. 아직 EU

와는 자동차 수출입과 관련하여 협상을 진행 중이며 합의에 이르지 못했

다. 자동차산업과 관련된 주요 의제는 관세인하, 비관세 장벽 중 수입지

역(국가) 제한규정 취소, 국산화율 규정의 취소 등이다. 대만은 이미 승용

차 이외 대부분의 차량수입은 전면 개방했기 때문에 협상의 초점은 승용

차부문에 집중되어 있다.

1997년 기준 자동차산업의 산출액은 2,908억 원(NT$)으로 제조업 전체

산출액의 4.58%에 해당한다. 자동차산업 종사자 수는 7.4만 명으로 전체

제조업 종사자 수의 3.1%에 해당한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대만경제에

서 자동차산업은 매우 중요한 산업이다. 만약 WTO 가입과 동시에 종래

의 모든 조치들이 취소되고 새로운 조치가 시행된다면 많은 혼란이 야기

될 것이며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적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자동차산업이 적응할 수 있는 조정기간을 설정할 예정이다. WTO/GATT

정신에 부합하면서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조치를 강구 중이다. 예를 들면

조정기간 내에 관세할당제도를 실시하여 수입제한지역의 취소를 대체하

는 방법을 선택할 예정이다. 이 제도는 이미 한국, 일본, 호주, 말레이시

아, 체크, 캐나다, 멕시코, 미국 등과 협의했으며 대부분 국가가 동의하고

서명했다. 아직 EU와의 협상이 진행 중인데 관세율과 물품세의 인하폭,

디젤승용차의 수입개방 여부 등과 관련하여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21) 江丙坤(1998),「臺灣汽車業如何因應WTO衝擊」에서 주요 내용을 정리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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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국과의 쌍무협상 내용을 중심으로 대만정부의 자동차산업 시장개방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가) 승용차 수입관세 할당제도

(1) 수입관세 할당제도 실시 기간

ⅰ) 만약 1998년 6월 30일 이전에 WTO에 가입한다면 이 제도는 2005

년 12월까지만 시행한다.

ⅱ) 만약 1998년 7월 1일에서 1999년 12월 31일 기간 중 WTO에 가입

한다면 이 제도는 2006년 12월까지 시행한다.

(2) 할당 수량

(가) 국가별 할당 수량

만약 지금 현재 수입 금지국으로 분류되어 있다면 WTO 가입시 해당

년도의 할당 수량을 10,000대로 하고, 그 후 매년 20%씩 할당 수량을 증

가한다. 만약 이미 수입 개방국으로 분류되어 있다면 WTO 가입 시 해당

년도의 각 국별 할당 수량은 1990∼1993년 기간 중 수입량이 가장 많았

던 년도의 수입량을 기준으로 하고, 그 후 매년 20%씩 증가한다.

(나) 전체 할당 수량

국가별 할당 수량을 보완하기 위하여 정부는 WTO 가입 시 7,500대의 승

용차를 별도로 할당하고, 매년 이 같은 할당량을 4%씩 증가시켜 경쟁력

이 비교적 강한 나라에 분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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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세율 조정

(가) 할당량 이내의 관세

WTO 가입과 동시에 1%씩 관세율을 낮추고 가입 10년 후에는 관세율

이 20%에 이르도록 한다.

(나) 할당량 이외의 관세

ⅰ) WTO 가입 년도부터 그 후 5년까지는 관세율을 60%로 한다. 가입

이후 6년부터 2005년 혹은 2006년까지는 관세율을 30%로 한다.

ⅱ) 현재 수입 금지국으로 분류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대만의 수입관세

할당제도에 동의하고 동시에 대만의 WTO 가입안을 적극 지지한다

면 WTO 가입 이전이라 하더라도 즉시 가입 년도의 할당량을 적용

할 수 있다.

나) 승용차 부품의 관세율

ⅰ) 공산품의 전체 평균 관세율을 현재의 6.5%에서 2002년에는 4.1%까

지 낮춘다.

ⅱ) 자동차협회에서 제공한 109개 부품의 평균 명목관세율을 현재의

14.58%에서 WTO 가입 5년까지 8.93%로 낮춘다. 그 중 75개 부품

은 가입 년도부터 4년 간의 조정기간을 거치며 2004년에 최종적으

로 최저 관세율을 적용한다. 나머지 34개 부품은 2년간의 조정기간

을 거치며 2002년에 최종적으로 최저 관세율을 적용한다.

다) 원재료 관세율

ⅰ) 철강재의 관세율은 현재의 10%에서 2004년에는 0%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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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알미늄재는 이미 0% 관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알미늄 합금은 현

재의 관세율 1.25% 수준을 유지한다.

ⅲ) 플라스틱 원료의 관세율은 5% 이하로 낮춘다.

라) 물품세

ⅰ) 배기량별 물품세는 다음 <표 4-2>와 같다.

<표 4- 2 > 승용차 배기량별 물품세

(단위: %)

배기량 2000c.c. 이하 2000c.c.∼3600c.c. 3600c.c. 이상

현행 규정 25% 35% 60%

WTO 가입 시 25% 35% 35%

가입 후 6년 25% 30% 30%

자료: 江丙坤(1998),「臺灣汽車業如何因應WTO衝擊」.

ⅱ) 국산 차량에 대해서는 2001년 1월 1일부터 상기 물품세 부과 규정

을 취소한다. 뿐만 아니라 과도기간 중에도 항목이나 액수의 삭감

을 증가시키지 않는다.

마) 국산화율

ⅰ) 1999년부터 승용차의 국산화 의무 비율을 50%에서 40%로 낮춘다.

ⅱ) WTO 가입 시 유예기간을 설정하여 승용차와 오토바이의 자급률

규정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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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 국내산업에 미치는 영향

대만 제조업 부문의 평균 명목세율은 6.5%로서 미국, 일본, EU 등 주요

선진국들과 비슷한 수준이다. 따라서 제조업 전체를 대상으로 할 때 대만

의 WTO 가입이 국내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우

루과이라운드 협상결과에 의거하여 대만의 수입관세율 인하에 따른 국내

산업의 영향을 수입가격 인하율 기준으로 분석한 내용에서도 비슷한 결

과가 제시되고 있다(부표 1 참조). 분석의 대상에서 제외된 품목도 있고,

또 매우 다양한 산업이 동시에 고려되어 있으므로 영향의 정도를 평균적

개념으로 파악하기는 곤란하다. 그러나 몇 개의 그룹으로 나누어서 고찰

하는 것은 가능하다. 우선 수입품의 가격 인하 예상폭이 8% 이상인 품목

은 주류로서 32.5%에 달하고 있고, 그 다음으로 담배, 비주정 음료, 초급

철강제품, 통조림 식품, 자동차 및 부품, 종이제품, 과자류 등이다. 가격

인하 예상폭이 6% 이상인 품목은 의약품, 기타 조미료, 기타 식품, 비금

속 가구 등이다. 수입품의 가격 인하 예상폭이 1% 미만이거나 거의 영향

을 받지 않는 분야는 신문용지와 도서잡지, 화학비료, 시멘트, 선박, 쌀,

합성수지, 기타 운수장비, 각종 목재, 기타 화학재료, 기타 인조섬유, 식용

유지 및 생육 등이다. 이상의 결과에서도 알 수 있는 것은 관세인하로 인

해 비교적 큰 영향을 받는 분야는 내수위주의 식음료 산업, 자동차와 그

부품산업 및 의약품제조업 등이다.

농업부문에서와 마찬가지로 제조업부문에서도 지역별 수입제한 규정이

완화되면 적지 않은 영향을 받을 것이다. 그 대표적인 예가 자동차산업

이다. 대만은 현재 자국과의 우호관계 여부에 따라 각 국으로부터의 자동

차 수입량을 쿼타(quota)형식으로 규제하고 있다. 한국산 자동에 대해서도

지역제한 규정에 의거하여 매년 일정량의 수입쿼타량 만을 인정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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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WTO에 가입하게 된다면 회원국간의 최혜국 대우 원칙에 의거하여

지역별 수입제한 규정은 당연히 철폐되어야 한다. 그러나 자동차산업이

국내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대만정부는 각 국과 쌍무협

상을 통해 WTO 가입 이후에도 관세쿼타 방식에 의한 지역별 수입규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협상해 왔으며, 대부분의 국가가 이를 용인하고 있다.

농업부문에서 식량안보의 명분으로 일부 농산물의 수입을 제한하고 있다

면, 제조업 부문에서 이에 해당하는 정책적 조치는 국산화율 정책이다.

대만은 자동차, 오토바이 등에 대해 최소한의 국산화율 규정(1999년 국산

화율 40% 규정)을 두고 있다. 이는 WTO의 내국민 대우 원칙에 어긋난다.

WTO에 가입하게 되면 이 규정의 철폐가 불가피 한데 대만정부는 2년 간

의 유예기간을 두어 이로 인한 충격을 완화할 예정이다.

다 . 정부와 기업의 대응 정책

1) 정부의 정책적 조치

자동차산업과 관련하여 관세인하, 수입제한지역과 국산화 규정의 취소

는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우선 관세인하를 보면 우루과이 협상

과정에서 GATT 회원국들은 공산품에 대한 평균 관세율을 1986년 기준으

로 4년 이내 5차에 걸쳐 최소 1/3 이상 감소하기로 결의했다. 대만의 자

동차산업도 이 결의의 내용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수입제한지역의 취소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대만은 승용차와

오토바이에 대해 특정 국가로부터의 수입을 제한하고 있다. 이 조치는 최

혜국 대우의 원칙에 명백히 어긋난다. 만약 WTO에 가입하게 된다면 이

조치는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우루과이 다자간 무역 협정」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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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치는 WTO 협정 발효 후 4년 이내 점진적으로 취소할 수 있도록 규

정하고 있으므로 대만도 이 규정을 원용할 예정이다. 물론 「수출자율규

제(VER)」,「시장질서유지협정(OMA)」및 기타 수출입 방면의 유사한 규

정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여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국산화

의무규정도 완화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 조치는 내국민 대우의

원칙과「무역관련투자조치(TRIMs)」규정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특히 대만은 선진국 자격으로 WTO 가입이 예상되므로

WTO 가입 이후 2년 이내 이 조치는 철회될 예정이다.

대만의 자동차산업을 보호하고 있던 중요한 조치들이 철폐되거나 완화

될 때 국내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적지 않을 것이다. 특히 타 분야와는 달

리 대만의 자동차공업 수준은 선진 주요 국가와 상당한 정도의 차이가

존재한다. WTO/GATT 규범에 의거하여 조정기간을 가질 수 있다는 전제

하에 정부와 기업은 다음에 제시한 각 항목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대응정

책을 수립할 예정이며, 최종적으로 자동차공업의 국제경쟁력 향상에 주력

할 방침이다.

가) 국제경쟁력 제고

(1) 비용절감

(가) 생산자 지도

ⅰ) 국내 업자들간의 생산 통합 혹은 분업을 촉진한다.

ⅱ) 국내 업자들로 하여금 대량생산 차종 혹은 국산화율이 높은 차종을

생산하도록 적극 지도한다.

ⅲ) 자동차회사가 수출 능력을 높일 수 있도록 협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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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자동차 제조기업과 부품 공급업체간의 합동 구매를 촉진한다.

ⅴ) 자동차 제조회사와 부품 제조회사는 차종이나 부품을 자체 개발하

도록 유도한다. 외국의 자동차회사나 부품업체와 기술협력을 위해

투자하는 경우 비용의 분담을 유도한다.

(나) 부품의 수출 강화

ⅰ) 자동차회사가 외국과의 기술합작을 할 경우 기술을 제공하는 모기

업의 국제적 판매망을 적극 이용토록 하며 국내 부품업체의 수출

개척에도 협조토록 한다.

ⅱ) ISO-9000 인증제도의 확산을 통해 국산품의 품질과 신뢰도 제고에

기여하며 이를 바탕으로 수출시장을 개척한다.

ⅲ) 지역별 호혜협정, 쌍무호혜협정 등에 참여하여 우대관세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한다.

ⅳ) 재료와 부품공급원의 다원화를 적극 모색한다.

(2) 자체 개발 및 설계능력 강화

ⅰ) 정부는 특정분야 과학기술 연구발전 계획과 선도형 신상품 개발

지도방법 등을 운용하여 기업이 자주적으로 연구와 개발에 협조하

도록 유도한다.

ⅱ) 기술도입 계획을 운용하여 외국으로부터 기술을 도입하고 외국 기

업의 투자를 유치한다.

ⅲ) 경제부와 재경부의 연구를 거쳐 자동차회사가 자체적으로 차형, 차

체 및 엔진을 설계할 수 있도록 장려한다.

ⅳ) 자동차 제조회사, 부품 제조업체, 재료 공급업체 및 연구기관이 공

동으로 부품과 원재료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장려한다.

ⅴ) 제조업체가 저오염 차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장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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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국제적으로 승인된 방식에 의거하여 제조업자들에게 연구개발에 필

요한 투자자금을 보조한다.

ⅶ) 국제 자동차 합작계획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한다.

(3) 경영 다각화 촉진

자동차 제조기업의 경영 다각화를 추진한다. 이미 자동차산업의 발전에

힘입어 가전과 전기 부품의 생산이 탄력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기타

산업에 대한 투자도 이루어질 전망이다.

나) 산업 조정기간의 쟁취

ⅰ)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결과에 의거하여 승

용차의 지역별(국가별) 수입제한조치는「승용차 수입관세 할당제

도」로 대체한다. 동시에 수입관세율을 조정하여 낮추도록 하고, 가

능한 한 조정기간을 설치하여 국내 자동차산업이 순리적으로 적응

하도록 한다.

ⅱ) WTO 가입 2년 후에는 국산화율 규정이 철폐될 예정이다. 따라서

부품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발전 잠재력을 키우기 위해서 단기간

내 관세율의 대폭 하향조정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한다.

ⅲ) 무역법 내의 국내산업보호 조항이나 WTO 규정 중 국내산업 보호

가능한 분야를 검토하여 관세인하 상품이나 피해산업의 보호막으

로 활용한다.

ⅳ) 경제부, 환경부, 교통부 등 유관 부서와 협조하여 합리적인 안전도,

배출량, 에너지 소모량, 검사제도 등을 수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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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업의 대응 조치

가) 국내 자동차회사의 대응 조치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 조치 이외 기업들도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국내 및 해외 자동차 선업의 장단점을 상호 비교하여 생산비

절감, 판촉 경쟁력 제고, 품질향상, 해외투자, 국제 분업체제 참여, 경영

다각화, 자원통합 등 각종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나) 비용절감

국내 각 제조회사와 부품업체들은 품질을 향상시키면서 부품의 생산비

는 절감할 수 있도록 공동 노력할 예정이다. 조직과 인력배치의 효율성도

비용 절감에 기여할 것이다. 유융(裕隆) 자동차회사가 취한 최근의 조치를

예로 들어보자. 이 회사는 대북(臺北) 본사와 신점(新店) 공장을 삼의(三

義) 공장으로 이전했다. 그 결과 지출은 감소하고 판매량을 급증했다. 판

매량을 보면 1997년 7.7만대로서 11개 자동차 제조회사 중 가장 좋은 실

적이다. 1998년도에도 전년 대비 33.2%의 판매 성장을 거듭하면서 세전

수익이 44.8%나 증가했다.

다) 경영 다각화

적지 않은 자동차회사들이 경영 다각화의 일환으로 첨단기술 산업, 금

융업 등에 진출했다. 유융(裕隆)그룹의 경우를 예로 들면 광화(光華)투자

금융회사와 합작으로 투자기금을 설립하고, 주로 반도체, 시스템개발, 소

프트웨어 등 첨단 분야에 진출했다. 최근에는 보험업 진출을 준비하고 있

다. 자동차회사 유융그룹과 순익(順益), 유통업체 회풍(匯豊) 등이 공동으

로 출자하여 보험회사를 설립하고, 동시에 국내 제일의 자동차 합작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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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유지시킨다는 계획이다. 이 외에도 대화(大華)증권은 국산(國産) 자동

차회사와 공동으로 화정(華鼎)투자기금을 설립하고 첨단기술산업에 투자

할 예정이다. 삼부(三富) 자동차도 최근 대소(臺塑)그룹과 합작으로 전동

차 생산을 모색 중이다.

3) 해외 자동차회사에 대한 대응 조치

대만의 자동차에 대한 국가별 수입제한 조치는 어떤 형식으로든지 완

화될 것이다. 주요 자동차 수출국은 일본, 미국, EU 및 한국이다. 이들 4

대 자동차공업국에 대한 평가, 각 국의 자동차회사와 대만 자동차회사와

의 관계, 대만에서 외국산 자동차의 판매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각기 다른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가) 일본

일본의 자동차회사들은 종래엔 기술합작과 합자방식으로 대만 자동차

시장에서의 간접경영방식을 유지해 왔다. 최근에는 직접투자 및 제조, 직

접 판매방식으로 바꾸었다. 동시에 대만에 직접 자회사를 설립하고 있다.

혼다(本田)무역회사가 1996년 4월 대만에 자회사를 설립한 것이 대표적인

예이다. 일본의 대기업들은 대만의 경제성장과 지리적 위치 등을 고려하

여 대만의 자동차 시장 전망이 밝다고 판단하고 있다. 또 일본 기업들은

미국, EU, 한국 등이 대만 자동차 시장에 침투지 못하도록 봉쇄전략을 운

용하고 있다. 대만의 자동차 공장과 합작관계를 유지하면서 고유 모델인

아시아형 차동차 의 생산계획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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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한국

한국 자동차의 대만진출은 매년 할당량이라는 제한 규정을 적용 받고

있다. 한국의 각 자동차회사들은 보다 많은 할당량을 확보하기 위하여 경

쟁하고 있으며, 대만의 중개상들도 판매권 확보를 위해 치열한 경쟁을 하

고 있다. 그중 왕기(王記), 진륜(進輪), 동제사(東帝士) 등 중개상들의 경쟁

이 치열하다. 한국의 현대자동차는 위의 중개상 이외에도 대만의 삼부(三

富) 자동차회사로 하여금 대리업무를 할 수 있도록 추진 중이다.

다) EU 및 미국

EU와 미국의 자동차회사들은 한국과 일본 양국이 현지에서 제조한 차

량을 직접 수출하면서 경쟁이 더욱 치열해 질 것으로 판단하고, 이에 대

비하여 대만 내 중개상들의 판매체계를 포함한 대규모 조정작업에 들어

갔다. 대규모 전시장을 속속 개설하고 있으며 정비관련 서비스 체계를 개

편하고 있다. 경쟁력이 떨어지는 중개상을 과감히 도태시키고, 소규모 중

개상이 인접하면서 발생하는 악성 경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중개상의 숫

자를 줄이는 대신 중개상의 대형화 추세로 나가고 있다. 일부 세계적 규

모의 자동차회사들은 대만에 대규모 물류센터를 설립하여 판매의 중심지

로 활용할 계획도 있다.

대만정부는 국내 자동차산업의 국제화 추세에 적극적으로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WTO 가입으로 승용차 시장의 개방이 불가피하므로 국내

자동차산업에 대한 충격에도 대비하고 있다. 정부와 기업이 협력하여 앞

에서 언급한 각종 대책을 적절히 활용한다면 시장개방에 따른 충격의 정

도가 그리 클 것 같지는 않다. 경제부 공업국은 2002년 대만 자동차산업

의 총산출액이 3,800억 원(NT$)에 이를 것으로 추계하고 있으며, 이는 국

내 제조업 총산출액의 7%에 해당한다. 해외 수출은 현재 542억 원(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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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2002년 2,800억 원(NT$)에 이를 것으로 추계했다. 대만의 자동차공

업은 한편으로는 국내 승용차 시장에서 치열한 경쟁이 전개되는가 하면

다른 한편으론 국제적 분업체계에 편입되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

다고 판단하고 있다. 심지어 공격경영을 통해 국내 자동차산업의 확대를

도모할 계획까지 추진하고 있다.

3 . 서비스부문의 주요 내용과 영향 및 대응 정책

가 . 주요 내용

1) 일반 개황

인간의 생활은 물질적 수단에 의해 유지된다. 물질적 수단은 유형의 재

화와 무형의 용역(서비스)으로 대별된다. 교통과 통신이 발달하고 경제주

체들의 활동이 국경을 넘어 활발히 전개되면서 유형의 재화뿐만 아니라

무형의 서비스도 거래가 급증하게 되었다. 일반적으로 국가간의 서비스제

공은 다음의 네 형태로 나누어진다22). 첫째는 서비스의 국경이동 형태

이다. 서비스 제공자가 국경을 넘어 타국의 수요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

는 형태로서, 통신매체를 통해 외국의 의사로부터 의료서비스를 받는 경

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둘째는 소비자의 국경이동 형태이다. 관광이나

유학의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셋째는 서비스제공을 위해 타국에 영업

22) 行政院 經濟建設委員會에서는 서비스의 유형을 다음과 같이 구분하고 있음. 첫째, 跨

國提供服務, 둘째, 國外消費, 셋째, 商業據點呈現, 넷째, 自然人呈現 등. 經濟建設委員

會(2000),「我WTO入會案服務業議題諮商報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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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점을 확보하는 회사의 국경이동 형태이다. 외국의 보험회사가 국내에

회사를 설립하고 보험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넷째는

인력의 국경이동 형태이다. 외국의 변호사가 국내에서 법률서비스를 하

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서비스의 형태가 다양한 만큼 국민경제와 상관습에 미치는 영향 또한

다양하여 국가간의 합의를 이끌어내기는 쉽지 않다. WTO에서의 서비스

부문 논의는「서비스교역에 관한 일반협정(GATS, 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으로 대표된다. 1982년 GATT에서 미국이 서비스 무역

문제를 다룰 실무작업반 설치를 공식 제안했으나 개도국들의 강력한 반

대에 부딪쳐 무산되었다. 그 후 1986년 UR협상 개시와 함께 다자간 서비

스 협상이 본격적으로 개시되었으며, 1993년 12월 UR협상 최종 타결 시

일괄타결의 일환으로 6부 29조로 구성된 GATS가 탄생했다. 당시 제출된

기본목표는 서비스의 국제무역질서를 정립하기 위한 다자간 원칙과 규범

을 제정하는 것이었고,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세 가지 기본원칙이

제시되었다. 첫째, 서비스무역의 확대는 투명성(transparency)과 자유화에

근거한다. 둘째, 동 규범은 모든 무역 당사국의 경제성장과 경제발전을

촉진시키는 수단이 되어야 한다. 셋째, 각 국의 국내법과 규칙에 내포된

정책목표를 존중하고 관련 국제기구와의 연계를 고려한다23). 위의 기본목

표와 원칙에 의거하여 1999년 11월 시애틀 각료회의를 포함해 최근까지

서비스무역에 관한 논의가 계속되었으나 별다른 성과가 나오지 않고 있

다. 금융, 통신, 해운, 인력이동 등이 쟁점으로 부각되면서 각 국간의 입

장차이가 크기 때문이다.

대만정부는 대만의 WTO 가입 이후 서비스분야도 상당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WTO 가입과 관련된 법령의 수정이나 보

23) 강인수 외(1998),『국제통상론』, p. 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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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작업도 서비스분야에 대한 내용에 집중되어 있다. WTO 가입협상을 마

친 세계 26개 회원국(EU는 단일 회원국으로 간주) 중에서 12개 회원국이

서비스분야에 대한 의제를 가장 중요시했으며, 이미 26차에 걸쳐 서비스

분야에 대한 협상을 진행했다. 미국과 11차례, 호주와 6차례, 캐나다와 9

차례, 홍콩과 6차례, 스위스 및 뉴질랜드와 각각 5차례, 그 외 한국, 일본,

싱가포르 등과 각각 한 두 차례의 협상을 진행했다. 협상의 결과 정부가

수정·보완을 서두르고 있는 분야는 회사법, 변호사법, 건축사법, 회계사

법, 출판법, 중앙은행법, 은행법, 증권교역법, 도로법, 항운·해운업법, 민

용항공법, 정보통신법 등 12개 법령이다. 이 중 8개 법안은 1998년 4월 15

일 이미 3독회를 마쳤고, 현재 변호사법, 항공법, 민용항공법(民用航空法)

및 정보통신법은 아직 검토를 기다리고 있다. 최근 주요 쟁점이 되고 있

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변호사법: 첫째, 일정한 조건을 갖춘 외국 국적의 변화사가 대만에

법률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법률시장을 개방할지 여부, 둘째,

외국 국적 변호사가 자국 및 국제법에 의거하여 법률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는지 여부, 셋째, WTO 가입 후 3년 이내 외국 국적의 변호

사와 대만의 변호사가 함께 법률사무소를 개설하거나 아니면 외국

국적의 변호사가 대만 국적의 변호사를 고용하여 법률서비스를 제

공할 수 있는지 여부

항운·해운법: 선박대리업, 해운위탁운송업 및 컨테이너 야적장 영

업(상하역, 창고 포함)과 관련하여 외국자본의 참여비율과 외국 국

적의 경영진 참여비율 제한 철폐에 대한 논의

민용항공법: 항운위탁운송업 및 항공화물집하장영업(상하역, 창고 포

함)과 관련하여 외국자본의 참여비율과 외국 국적의 경영진 참여비

율 제한 철폐에 대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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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법24): 첫째, 중화정보통신공사(中華電信公司)에 대한 외국인

주식보유(직·간접 투자방식 모두 포함) 비율 20% 한도의 초과 여

부, 둘째, 외국인 직접투자에 의한 제1종 정보통신업 주식보유 비율

20% 초과 여부와 직·간접 투자 합계 시 주식보유 비율 60% 초과

여부

2) 대만의 WTO 가입과 관련된 주요 내용

1994년 처음으로 서비스업 시장개방에 대한 양허표가 작성 될 때에는

당시의 상황에 맞추어 작성되었다. 그러나 수 차례에 걸친 협상 과정에서

시장개방 분야가 계속 첨가되었으며 당연히 양허표의 내용도 복잡해 졌

다. 양허표의 내용은 크게 두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다. 수평적 양허분야

와 개별 업종별 분야가 그것이며 대부분 항목이 이미 양허 내용대로 실

시되고 있다. 일부 양허 내용은 국내 관계법이 정비되지 않았거나 혹은

양허 시기에 이르지 않아서 아직 실행되지 않고 있다. 우선 양허된 전체

내용을 살펴보고 그 다음 실시되지 않고 있는 분야에 대해서 그 내용과

원인을 살펴보도록 한다.

가) 수평적 양허 분야

(1) 증권투자

ⅰ) 국내에서 주식투자를 하는 경우 전문 투자가능 기구를 일반법인과

24) 대만에서의 전신(電信)은 정보통신(telecommunications)분야를 총칭하는 개념이며, 정부

가 APROC을 통해 중점적으로 육성하고 있다. 시장개방 및 그 영향에 대해서는

Shin-Horng Chen(1998), Telecommunications Liberalization in Taiwan 을 참고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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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인에게까지 확대한다.

ⅱ) 외국의 투자자 1인이 1개 회사의 주식을 구입하는 경우 구입총액은

해당 회사 주식발행 총액의 5%에서 15%까지 확대한다.

ⅲ) 외국의 투자자 전체가 1개 회사의 주식을 구입하는 경우 구입총액

은 해당 회사 주식발행 총액의 10%에서 30%까지 확대한다.

ⅳ) 2000년 연말부터 외국인의 주식투자 비율 상한을 완전히 철폐한다.

(2) 인력진출과 거주

ⅰ) 다국적기업 종사자가 입국하여 거류하는 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단

거류기간의 연기가 가능하며 연기 회수는 제한하지 않는다.

ⅱ) 상업적 목적의 방문객은 거류기간을 60일로 하고 90일까지 연기가

가능하다.

ⅲ) 국내에 영업거점이 없는 외국의 기업은 반드시 고용계약 이행계약

서에 의거하여 방문할 수 있으며 거류기간은 90일 혹은 계약기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나) 개별 업종별 양허 분야

(1) 상업성 서비스업

ⅰ) 법률 서비스업: 일정한 조건을 갖춘 외국의 변호사는 해당 국가의

모국법과 국제법에 관한 자문을 할 수 있다. WTO 가입 3년 이후

에는 외국의 변호사도 국내 변호사를 고용하거나 혹은 합동 법률

사무소를 운영할 수 있다. 외국인의 국내 사법시험 응시제한은 호

혜원칙에 의거하여 취소한다.

ⅱ) 건축사: 외국인 건축사 사무소에서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하는 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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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기술인력의 수와 비율 제한 규정을 철폐한다.

ⅲ) TV 및 라디오광고 서비스업: 유관기업이 일정 규모 이상의 자본금

에 달하면 의무적으로 외국인을 고용해야 한다는 규정을 철폐하며,

동시에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하는 외국인 기술인력의 수와 비율 제

한 규정을 철폐한다.

ⅳ) 인력중개 서비스업: 소비자의 국경이동을 개방하고 있으므로 지사

만 설립이 가능하도록 한 종래의 영업조직규정을 완전히 철폐한다.

ⅴ) 출판업: 유관기업이 일정 규모 이상의 자본금에 달하면 의무적으로

외국인을 고용해야 한다는 규정을 철폐하며, 동시에 의무적으로 고

용해야 하는 외국인 기술인력의 수와 비율 제한 규정을 철폐한다.

ⅵ) 전화 서비스업, 복제 서비스업, 우편물 목록편집과 우편배달 서비스

업, 특제품 설계 서비스업 등을 개방한다.

ⅶ) 농림축산업과 관련된 자문 서비스업, 부동산중개 서비스업 및 건축

물청소 서비스업 등에 대해서는 부대조건을 규정한다.

(2) 시청각 및 정보 서비스업

(가) 신속배달 서비스업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육상 신속배달 서비스업의 영업거점 설립제

한을 철폐한다.

(나) 정보통신업

ⅰ) 팩스(facsimile) 서비스(보관과 전송, 보관과 수정 포함), 비밀번호와

의정서 전환 업무를 개방한다.

ⅱ) 12개 항목의 기본적인 정보통신 서비스업은 개방 시 제한조건을 부

가한다. 외국인의 직접투자 비율은 주식보유 기준 20%를 초과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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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으며, 직접투자와 간접투자를 합쳐서 주식보유 기준 60%를 초과

할 수 없다(단 중화정보통신공사(中華電信公司)의 주식보유 비율은

직·간접보유 합해서 20%를 초과할 수 없다). 동시에 사장과 최소

1/2 이상의 이사는 대만 국적 소유자여야 한다. 이 외 1998년 10월

부터 수수료 비율을 낮출 것인지에 대해 검토한다.

(다) 시청각 서비스업

ⅰ) 비디오(video)제작 및 유통 서비스업: 유관기업이 일정 규모 이상의

자본금에 달하면 의무적으로 외국인을 고용해야 한다는 규정을 철

폐하며, 동시에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하는 외국인 기술인력의 수와

비율 제한 규정을 철폐한다.

ⅱ) 영화제작 및 유통 서비스업: 단일 국가의 영화촬영 테이프 수입 수

량에 대한 제한을 철폐한다. 동시에 유관기업이 일정 규모 이상의

자본금에 달하면 의무적으로 외국인을 고용해야 한다는 규정을 철

폐하며, 또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하는 외국인 기술인력의 수와 비

율 제한 규정을 철폐한다.

ⅲ) 영화방영 서비스업: 동일한 영화가 동시에 전국 각지에서 방영될

수 없다는 방영 장소의 수적 제한을 철폐한다. 동시에 유관기업이

일정 규모 이상의 자본금에 달하면 의무적으로 외국인을 고용해야

한다는 규정을 철폐하며, 또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하는 외국인 기

술인력의 수와 비율 제한 규정을 철폐한다.

ⅳ) 라디오 및 TV 방송 서비스업: 유관기업이 일정 규모 이상의 자본

금에 달하면 외국인의 최저 자본제한 규정을 철폐하며, 동시에 의

무적으로 고용해야 하는 외국인의 수와 비율 제한 규정을 철폐한다.

ⅴ) 녹음 서비스업: 녹음 서비스업을 개방한다.

ⅵ) 건축 및 시공(施工) 관련 서비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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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업자가 영업거점을 설치할 목적인 경우 내국민 요건(병(丙)급

건축업자부터 일률 적용)의 제한을 철폐한다.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수와 비율 제한 규정을

철폐한다.

(3) 유통 및 도매 서비스업

의약품, 농산물(단 미곡류는 제외), 담배, 술 및 화장품에 대한 도매 서

비스업은 개방을 승낙한다.

(4) 교육서비스업

해외유학(고등학교, 실업계 고등학교, 대학, 성인교육 및 기타 교육 서

비스업에 한함) 중개 서비스업은 일정한 조건을 부가하여 개방한다. 동시

에 사립학교법의 규정에 의거하여 외국인의 학교설립을 개방한다.

(5) 환경 서비스업

자연환경 및 경관보호에 관한 자문 서비스업의 경우 조건을 부가하여

개방한다.

(6) 금융 서비스업

(가) 보험 서비스업

① 직접보험

ⅰ) 해운선박화물, 상용항공기의 운송화물 및 중개화물 등 여러 국가에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한 보험을 개방한다.

ⅱ) 소비자 이동 에 의한 개인의 생명보험은 개방한다. 단 대만 국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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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의 보험모집 활동은 불허한다.

ⅲ) 외국의 보험회사에서 발기인으로 참여한 자가 대만에서 새로이 보

험회사를 설립할 경우 해당 외국의 보험회사에 대해 내국민 대우의

조건을 준수해야 한다는 제한을 철폐하며, 철폐 대상에는 다음 각

항을 포함한다.

동일 업종을 10년 이상 경영하고 동시에 중화민국의 국경 내에

지사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전년도 대물(對物)보험 보험료 순수입이 대만 화폐로 계상하여

100억 원(NT$) 이상 혹은 생명보험 총액이 500억 원(NT$) 이상

인 경우

ⅳ) 외국의 보험회사가 지사를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 내국민 대우의 제

한을 철폐하며, 철폐 대상에는 다음 각 항을 포함한다.

신청자가 5년 이상의 보험업무 경영을 담당한 경우

신청자의 신청 이전 최근 3년 간의 영업실적이 재정부에서 인가

한 국제보험업무 평가 및 감리기구에서 우량자로 평가된 경우

중화민국 국경 내에 연락처를 1년 이상 유지한 경우

ⅴ) 외국의 보험회사가 지사증설을 신청하는 경우 내국민 대우의 제한

을 철폐하며, 철폐의 대상에는 다음 각 항을 포함한다.

중화민국 국경 내에 지사를 설립하여 만 2년 이상 된 경우

이미 지사를 설립하였다면 평균 순수입이 5천만 원(NT$) 이상

을 초과하는 경우

ⅵ) 순자산액이 20억 원(NT$) 이상인 외국의 상호보험회사가 대만에 지

사를 설립하는 경우 이를 개방한다.

ⅶ) 외국의 보험회사가 합자(合資)의 방식으로 보험회사를 설립하거나

혹은 대만에 대표부를 설립하는 경우 이를 개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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ⅷ) 외국 국적의 직원이 총 직원수의 10% 이상이어야 한다는 제한을

철폐한다.

ⅸ) 보험회사의 보험업무 허가증은 재정부에 구비서류를 갖추어 보고한

다. 만약 15일 이내에 이의가 없으면 허가증은 즉시 발급된다. 새로

운 허가증은 90일 동안 내용 확인이 가능하며, 이의가 없으면 중문

번역본을 첨부하여 영문형태로 관보에 게재한다.

② 재보험

ⅰ) 보험회사의 지사 업무 시 우선 중앙의 재보험회사와 내국민 대우에

관해 협의한다는 내용을 삭제한다.

ⅱ) 회사의 국경이동 과 관련하여 승낙하지 않는다 는 조항을 무제한

으로 고친다.

ⅲ) 외국 국적의 직원이 총 직원수의 10% 이상이어야 한다는 제한을

철폐한다.

③ 보험 중개업무(보험대리인, 중개인, 공증인 및 보험 업무요원 포함)

ⅰ) 해운선박화물, 상용항공기의 운송화물 및 중개화물 등 여러 국가에

제공되는 서비스 관련 보험을 개방한다.

ⅱ) 외국 국적의 직원이 총 직원수의 10% 이상이어야 한다는 제한을

철폐한다.

④ 보험 부속업무(보험산정, 손해배상 및 정산업무)

ⅰ) 외국 국적의 직원이 총 직원수의 10% 이상이어야 한다는 제한을

철폐한다.

ⅱ) 서비스의 국경이동 , 소비자의 국경이동 및 회사의 국경이동관

관련하여 시장을 개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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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은행 서비스업

① 은행과 기타 금융서비스(보험업, 증권업 및 선물거래 제외)

ⅰ) 은행이 외환업무를 할 경우 해외부채총액 의 제한을 받아 왔으나

앞으로는 해외부채준비금 의 제한을 받는다.

ⅱ) 외국은행이 국내에 지점을 개설하는 경우 최소 5년을 기다려야 한

다는 규정, 개설 지점을 대북시(臺北市)와 고웅시(高雄市)에 국한한

다는 규정 및 매년 3곳 이상 설립을 불허한다는 규정을 철폐한다.

ⅲ) 상업은행 지점을 설립하는 경우 전 세계 500대 은행을 제외하면 설

립 전에 반드시 국내의 은행이나 대기업과 일정액 이상을 거래한

경험이 있어야 한다는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ⅳ) 단일 혹은 전체 외환 중개상이 주식에 투자할 경우 50%를 초과하

지 않아야 한다는 제한을 철폐한다.

ⅴ) 비화폐를 중개하는 외국 금융기관과 일반 투자자의 외환 중개상에

대한 투자제한을 철폐하여 개방한다. 단, 단일 금융기관 투자자와

일반 투자자가 단일 외환 중개상이 보유한 주식에 투자하더라도 각

각 10%와 20%를 초과할 수는 없다.

ⅵ) 중앙은행이 허가한 경우 단일 외환 중개상이 보유할 수 있는 주식

의 제한규정을 철폐한다.

ⅶ) 외국 국적의 직원이 총 직원수의 10% 이상이어야 한다는 제한을

철폐한다.

② 저축과 기타 환급금

외화저축을 담보로 대만화폐(NT$)를 대출 받을 수 없다는 규정을 삭제

하며 동시에 외국은행이 대만화폐 취급 시 제한조건을 개방한다.

③ 모든 형식의 대출

외화융자의 대상은 원래 수출입 관련 교역에 국한했으나 이를 모든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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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에 개방한다.

④ 지급과 화폐송금 업무

외국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국내에서 상품을 구매하거나 서비스를 제

공받았을 때 비용지불은 반드시 국내의 외환취급은행에서 처리해야 한다

는 제한규정을 철폐한다.

⑤ 보증과 어음인수

외국은행 지점이 상업어음 보증 잔액을 처리할 때 해당 은행지점 순가

액의 10배 이상을 초과할 수 없다는 제한을 삭제하며, 내국인도 외환보증

업무의 인수대상이 될 수 있다는 조항을 첨가한다.

⑥ 본인과 고객을 위한 교역

이미 허가한 외환시장의 파생상품을 교역대상으로 추가한다. 장기 외환

거래의 대상은 문서로서 실제수요가 증명되기만 하면 즉시 가능하며 장

기 외환거래와 관련된 기간제한을 삭제한다.

⑦ 단기 유가증권의 발행

은행이 유가증권의 위탁판매나 서명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제한을

삭제한다.

⑧ 금융정보의 제공과 전송, 금융자료의 처리 및 기타 금융 서비스업이

제공하는 모든 소프트웨어를 개방한다.

(다) 증권 및 선물거래 서비스업

① 증권영업소의 영업소 자체 혹은 고객을 위한 파생상품 교역

외국의 선물거래상은 대만 내에서 지사의 설립방식에 의해서만 외국의

선물거래 교역을 할 수 있다는 제한을 철폐한다.

② 각종 유가증권의 발행(위탁판매와 특정인의 판매 대리업무 포함) 및

증권발행과 관련된 서비스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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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증권상은 대만의 국내에 대표자 파견과 업무연락처 설치 1년 이후

지사의 설립이 가능하다는 제한규정을 삭제하며, 동시에 은행이 유가증권

의 위탁판매나 서명업무를 할 수 없다는 제한규정을 취소한다.

③ 투자경리

ⅰ) 외국인이 증권투자 신탁사업을 통해 보유하고 있는 단일 주식의 총

보유주식 비율이 49%를 초과해서 안 된다는 규정을 삭제한다.

ⅱ) 은행의 투신사업 발기인 자격조건은 종래의 전 세계 200대 은행에

서 1000대 은행으로 확대한다.

ⅲ) 외국인이 증권투자 신탁사업에 발기인으로 참여할 경우 경영기술

이전 합작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규정을 철폐한다.

④ 유가증권, 파생상품 및 기타 유통되고 있는 금융수단의 결산과 수불

(受拂) 서비스

ⅰ) 증권거래소는 1지구에 1개 이상 설립할 수 없다는 규정을 철폐한다.

ⅱ) 기업이 증권거래소를 조직하여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그 대상이 대

만 국민 혹은 모든 구성원이 대만국적 소유자의 법인에 국한한다는

규정을 삭제한다. 동시에 증권업 종사자는 반드시 중화민국 국민이

어야 한다는 제한도 취소한다.

(7) 건강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ⅰ) 의료서비스와 관련하여 서비스의 국경이동과 소비자의 국경이동

을 개방한다.

ⅱ) 대만의 의료법 규정에 부합하는 경우 비영리 기구로서 의원의 설립

을 허가한다.

ⅲ) 의료보호시설의 관리 및 자문 업무를 개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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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조작 기술자가 필요 없는 의료설비의 임대차 업무를 개방한다.

(8) 관광 및 여행 서비스업

ⅰ) 식품제공 서비스업을 개방한다.

ⅱ) 여행업은 지사설립에 국한한다는 영업조직 형태의 제한규정을 삭제

한다.

(9) 오락, 문화 및 스포츠 서비스업

신문 서비스업은 반드시 일정액 이상의 자본금에 달하고, 외국인 고용

및 고용된 외국인의 수와 비율을 제한했던 규정을 삭제한다.

(10) 운수업

(가) 항공운수 서비스의 판매

원래 외국의 항공운수회사는 지사나 대표부만을 설치할 수 있다는 영

업조직 형태의 제한규정을 철폐한다.

(나) 항공권 좌석예약 규정

ⅰ) 유관 상업조직을 설립할 경우 반드시 대만에 선진기술을 이전해야

한다는 규정을 삭제한다.

ⅱ) 교통부의 담당 부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을 삭제한다.

(다) 외국인이 항공화물 운송 및 청부업에 투자하는 것을 개방한다. 단

외국인의 단일 기업 주식지분과 이사의 수가 1/2을 초과할 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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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대만과 호혜적 관계에 있는 자는 이 규정의 제한을 받지 않

는다.

(라) 승용차 임대업, 화물차의 화물 운송업과 컨테이너 화물 운송업, 철

도여객과 화물운송업 등을 개방한다.

다) 양허 이후 시장개방이 미진한 분야

이 외에도 서비스무역 협상과정에서 이미 양허표를 제출하고 양허했음

에도 공식적으로 시장개방에 포함되지 않았거나 개방 내용이 미진한 부

분은 다음과 같다.

ⅰ) 외국의 기업이 대만에 지사를 설립하고자 할 때 반드시 호혜적인가

를 검토하는 규정을 취소했다.

ⅱ) 2000년부터 대만에 있는 외국은행 지점은 고객이 외국은행 통장을

개설하고자 하면 반드시 통장개설 당시 신청표에 다음 사항을 기입

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외국은행의 대만 지사는 본점에서 처리해야 할 통장개설 신청 서류

나 통장개설 인가업무를 대신 해서는 안 된다.

고객이 외국에 있는 은행에 통장을 개설하고자 한다면 신청서류는

직접 외국소재 은행 본점에 보내야 하며 대만에 있는 외국은행 지

사가 업무를 대행해서는 안 된다.

외국은행 대만지사는 어떠한 형태의 호객행위를 통해서도 해외 은

행에 통장개설을 유도해서는 안 된다. 호객행위에는 광고, 판촉 및

광고판 등을 통한 관련 정보도 포함된다.

ⅲ) 은행이 외환과 관련된 파생금융 상품을 취급하는 경우 외환비율의

제한을 종래의 1/3에서 1/2로 높인다.

ⅳ) 외국의 상업은행이 대만정부의 장기자금 대출업무에 참여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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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록 개방한다.

ⅴ) 외국의 선박 운송회사에게 호혜의 원칙에 기초하여 시장을 개방하

며, 대만에 완전 통제 가능한 자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이 자회사는

선박업무의 대리, 화물운송과 청부, 컨테이너 야적장 및 창고 서비

스 업무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ⅵ) 1999년 1월 31일부터 호혜의 원칙에 기초하여 외국인의 선박운송회

사 설립을 개방하며, 대만에 완전 통제 가능한 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고, 선박의 항구 진출입 안배, 화물운송을 위한 호객행위 등을 할

수 있다.

ⅶ) 1998년 6월 30일부터 정보통신과 관련된 수수료율을 낮추도록 조정

한다.

ⅷ) 차량의 장기 영업성 임대시장을 개방한다.

1998년 6월 30일 이전 차량 임대업과 관련된 주차장 및 임대기간에

대한 제한규정을 완화하도록 검토한다.

임대용 차량에 대해 영업허가증을 발급한다.

1998년 6월 30일 이전 승용차 임대업과 관련된 전문경영인 및 임대

료율 제한규정을 검토한다.

나 . 국내산업에 미치는 영향

대만정부는 최근 십여년 동안 서비스부문의 자유화와 국제화를 꾸준히

추진해 왔다. 그 결과 국내의 일부 서비스산업의 개방화 정도는 이미 상

당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인정된다. 하지만 법률, 금융, 통신, 국내외 운

수업 등 일부 분야에서는 개방의 정도가 미흡하다. 대만의 WTO 가입은

서비스시장의 일반적 의무와 규칙을「서비스교역에 관한 일반협정(G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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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에 의거하여 운용할 수밖에 없음을 의미한다. GATS에서는 최혜국 대

우의 원칙(제2조), 공개주의 원칙(제3조),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국내규제

(제6조), 서비스공급자의 자격요건 인정(제7조), 독점적·배타적 서비스 공

급자에 대한 규정(제8조), 내국민 대우의 원칙(제17조) 등을 명시하고 있

다. 이 중에서 영향력은 크지만 수량화가 어려운 최혜국 대우와 내국민

대우의 원칙은 항상 논란의 여지를 안고 있다. 서비스라는 상품이 일반

상품의 규제나 개방과 동일하게 다루어지기는 어렵다. 특히 서비스가 생

산과 소비의 비동시성이 강하고, 저장성이 결여되어 있으며, 국가별 유통

경로가 판이하고, 서비스 수요자의 기호가 편향적이라는 특성이 있어서

내국민 대우에 관한 원칙은 의무화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다. 하지만 수량

화가 가능한 분야의 개방은 GATS의 원칙을 적용할 수밖에 없다고 할 때

전통적 서비스 개념이 강한 대만의 서비스산업은 다소의 영향을 받을 것

이 분명하다.

서비스시장의 개방은 선진국의 서비스기법이 도입되어 국내 서비스산

업의 질적 성장을 유도하고 나아가 국제적 업무의 능률을 제고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도 적지 않다. 하지만 중

국인의 전통적인 서비스관념, 주요 서비스산업에서 아직도 정부의 지분이

나 역할을 배제할 수 없는 현실 등을 고려한다면 WTO의 가입으로 인한

서비스시장의 변화는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비스부문에 대한 영향을 증권, 은행, 보험, 통신, 운수업 등으로 나누

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증권투자의 경우 투자 가능 주체를 종래의 법

인에서 일반인으로까지 확대했으며 보유한도도 주식 발행액 기준 30%로

확대했다. 정부는 주식보유 비율에 관한 제한규정은 2001년부터 완전 폐

지할 방침이다. 이 때 자금동원 능력이 큰 국제적 투자자나 투자기구들의

대만에 대한 주식투자의 비율은 한 층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동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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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국의 통화불안이 계속되고 있고, 홍콩의 중국 반환이 이루어진 상태에

서 안정적인 성장을 지속하고 있는 대만은 투자의 적지로 간주될 수 있

다. 대만의 WTO 가입은 대만의 정치적 안정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측

면에서 투자자들의 대만 증권시장에서의 역할은 증대할 것으로 예측된다.

대만의 은행 서비스업은 대체로 GATS의 최혜국 대우와 공개성 원칙에

부합하여 운용되고 있다. 시장개방의 측면에서 외국은행의 국내 지점개설

과 관련된 규제조치들이 거의 철폐되었다. 제한적인 외환업무 취급 규정

(해외부채준비금의 제한), 상업은행 설립 시 투자자의 자본규모(세계

1,000대 은행 이내)와 국내 기업과의 연계관계 등 일부 규정이 남아있으

나 WTO 가입으로 인한 충격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난립하

고 있는 소규모 금융기관들이 어떻게 생존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정

부의 주식보유 비율이 높은 은행들의 경영효율을 어떻게 높일 수 있는가

하는 문제는 큰 과제로 대두될 것이다.

대만의 보험시장은 생명보험과 운송보험을 중심으로 최근 수년 동안

적극적인 개방을 추진해 왔다. 외국의 보험회사는 투자목적의 부동산을

구입할 수 없고, 외국인이 직접 보험 모집인으로 활동할 수 없다는 규정

을 제외하면 경영상의 차별대우를 받지 않으며, 자회사 설립 시에도 거의

대부분의 규제가 철폐되었다. 다만 대만의 보험회사는 상대적으로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선진국의 대형 보험회사가 진출할 경우 경쟁력 우위를

바탕으로 대만 국내에서 시장 점유율을 상당 수준까지 높일 것으로 예상

된다.

대만의 WTO 개방으로 국내 금융시장이 개방된다면 단기적으로는 대만

의 금융기관 경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금융

시장의 효율성을 향상시킴으로써 전체 경제에 긍정적 효과를 미칠 것으

로 분석되었다. 또 대만의 금융기관도 GATS 규범에 의해 개방되는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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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의 금융시장에 진출할 수 있어서 해외경영과 국제화를 촉진할 것으

로 분석되었다25). 즉 대만의 WTO 가입이 금융시장 전반에 미치는 영향

은 부정적 측면보다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평가된다.

다음엔 통신분야에 대한 영향을 살펴보자. 대만의 교통부는 2000년 6월

28일 발표문에서 기술진보와 시장개방의 결과로 대만의 통신지장은 2001

년부터 상당한 변화를 겪을 것으로 예고했다. 일반 통신서비스업은 1989

년이래 10개 분야의 통신부가(附加)서비스업이 단계적으로 개방되어 왔기

때문에 WTO 가입 이후에도 국내 통신서비스업에 대한 충격을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1999년 4월말 현재 대만 내 이동전화 이용자는 635만 명

으로 전체 인구의 34%에 이르고, 인터넷 사용자 수도 전체 인구의 16%에

이른다. 하지만 원거리 통신시장을 포함한 기본통신 서비스분야는 영향을

받을 것으로 판단된다. 원거리 통신시장의 주요 공급자인 중화정보통신공

사(中華電信公司)는 오랜 동안 정부의 통제를 받아왔다. 최근 정보통신법

개정을 통해 외국인의 보유지분을 늘리고 기술도입과 경영합리화를 도모

하고 있으나 법개정이 지연되고 있다. 외국의 선진기업과 비교할 때 관련

기술과 기술인력의 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시장이 개방된다면 타격을 받

을 것으로 예측된다.

대만정부는 WTO 가입 이후 운수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최근에

대폭적인 개방을 서둘렀다. 육상, 해상 및 항공에 대한 대부분의 제한규

정을 철폐하였으며, 승용차 임대업과 철도 여객 및 화물 운송업까지도 개

방했다. 다만 대만의 운수서비스업체의 규모가 대부분 중소형이기 때문에

외국의 대형 운송업체가 진출한다면 어떻게 경쟁하느냐는 것이 관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25) 盧素蓮(1997),「加入WTO對我國服務業之影響及對策分析」,「國際情勢與評論季刊」, 최

수웅(1998),『대만기업의 국제화전략과 시사점』, p. 85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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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언급한 서비스분야 이외에도 법률서비스를 포함한 상업성 서비스

업, 유통 및 도소매서비스업, 건강 및 사회복지와 관련된 서비스업, 관광

및 여행서비스업 등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면 거의 대부분의 서비스업이

시장개방의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WTO 가입 이전에 점진적으로 개방

하여 WTO 가입 직후 발생할 수 있는 갑작스러운 충격을 줄이겠다는 노

력이 역력히 드러난다. 만약 지금 당장 WTO에 가입한다고 하더라도 제

조업과 서비스업부문에서는 심각할 정도의 타격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 . 정부의 대응 정책

서비스부문의 무역은 대부분 현지 투자방식으로 진행되며 경제주체의

소비라는 결과로 나타난다. 따라서 현지의 관련산업은 물론 전체 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소비자의 이익에도 영향을 미친다. 또 국가간의 투자는

자금과 노동력의 국제적 이동을 수반하며 현지의 토지이용에도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서비스무역은 농산물이나 공산품 등 일반 상품의 무역과

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 따라서 정책적 대응도 노동력 이동, 자금이동, 토

이이용, 소비자복지 등으로 구분하여 시행되고 있다26).

1) 노동력 이동과 관련한 대응정책

대만에서 서비스부문에 진출하고자 하는 외국의 기업은 반드시 관리직

또는 기술인력(white color)만을 상주시킬 수 있으며 일반 근로자(blue

color)는 상주시킬 수 없다. 이 원칙은 대만이 이미 오랫동안 대부분의 산

업 현장에서 실시해 오고 있는 조치의 일부이다. 서비스부문의 특징 중

26) 經濟建設委員會(2000),「我WTO入會案服務業議題諮商報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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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는 현지에 상업거점을 설치하는 것이다. 이는 시장개방 이외 고용효

과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노동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

친다. 앞으로 외국으로부터 대만으로의 서비스부문 진출이 증가하게 되면

국내에 머물게 되는 관련 종사자의 수도 증가할 것이다. 정부는 이에 대

비하여 관리직이나 전문 기술자 이외 근로자 계층의 대만 진출을 허가할

수 있는 정부의 창구를 단일화하였으며, 이 창구를 통해 외국 근로자에

대한 행정 및 관리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2) 자금 이동과 관련한 대응정책

서비스시장의 개방은 필연적으로 자금이동을 수반한다. 주로 증권투자

와 실물투자의 두 방면에서 자금이동이 실현될 것이다. 앞으로 외국인의

증권투자와 관련하여 지금까지의 규제가 완화되거나 취소될 것이다. 외국

인의 실물투자와 관련하여 시장개방의 폭과 규모가 확대될 것이다. 이렇

게 될 때 국내외간 자금이동이 빈번해 질 것이고 결국 국내 금융시장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은 자명하다. 국제화의 흐름 속에서 불가

피한 현상인 동시에 필연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이기도 하다. 이에 정부

에서는 화폐금융정책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다.

ⅰ) 화폐정책의 목표를 수량 중심에서 질 중심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예를 들면 화폐공급량 중심 정책에서 이자율 중심의 정책으로 전

환할 방침이다.

ⅱ) 단일지표 중심의 화폐정책을 다수지표 중심의 화폐정책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예를 들면 화폐공급량 통제 위주의 정책에서 화폐공급량,

이자율, 환율, 물가상승률 등 다수의 지표를 동시에 고려하는 정책

으로 전환한다는 의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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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공개시장조작 정책의 빈도와 규모를 증가시킬 계획이다.

ⅳ) 시장개입 정책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방침이다. 정부가 보유하고 있

는 자금과 외환을 적절히 이용하여 시장에서의 수급조절에 적극적

으로 대처하여 이자율과 환율의 안정에 기여한다는 것이다.

ⅴ) 정부가 이용 가능한 화폐정책의 수단을 증가시켜 정책의 탄력성을

유지할 방침이다. 기존의 정부보유 자금뿐만 아니라 대량의 우편저

축도 적극적으로 이용할 계획이다.

3) 토지 이용과 관련한 대응정책

외국의 서비스업자에게 국내 시장을 개방한다는 것은 필연적으로 토지

와 건물이 제공된다는 의미이다. 대만정부가 양허한 내용은 외국의 서비

스기업이 대만 내에서 영업활동을 할 경우 이에 필요한 토지와 건물만을

취득할 수 있다고 제한했다. 토지나 건물을 투자 혹은 투기의 대상으로

할 경우 이는 양허의 범위를 초과하는 것이다. 이는 국내 법규와도 일치

한다. 따라서 서비스부문의 개방이 국내 토지이용에 불리하게 작용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4) 소비자 복지와 관련한 대응정책

서비스시장의 개방은 치열한 경쟁을 유발할 것이다. 시장에서의 경쟁을

통해 서비스의 품질, 가격 및 소비자 선택의 범위를 넓혀서 소비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작용할 것이다. 소비자는 보다 많은 시간을 소비하여 정

보를 수집해야 할 것이고, 이 정보에 바탕을 두고 선택해야 하므로 때로

는 곤혹스러운 경우도 발생할 것이다. 외국 기업의 새로운 시장 진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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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아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정부는 표준화 혹은 시장질서 유지라는

명목으로 정책적 통제 혹은 제한을 할 예정이다. 그러나 정부의 이러한

선택은 일시적으로 소비자를 보호하는 효과를 나타내겠지만 장기적으로

국제화가 진전된다면 한계가 있을 것이다. 최근 정부에서는 서비스무역에

따른 정부의 무조건적 소비자 보호가 어렵다는 점을 홍보하고 있으며, 소

비자의 권리는 소비자 스스로 지킬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5) 서비스부문의 종합적 대응정책

서비스무역이 외국기업의 국내진출에 의해 이루어지므로 고용과 산출

액의 외부 유출효과가 있을 것이다. 또 대부분의 서비스업은 소비지에서

투자하여 상업거점을 확보하는 방식이 될 것이므로 서비스업의 개방은

국내 업자들과 불가피한 경쟁을 하게 될 것이다. 때로는 국내 업자들의

경영권을 인수하여 직접 경영에 참여할 수도 있다. 하지만 국내산업을 위

축시킬 정도로 취업의 기회를 감소시키거나 산출액의 유출로 인한 소득

감소 현상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있다. 어쩌면 선진기법이나 서

비스의 품질을 개선시킬 수 있는 기술이 도입되어 서비스 가격을 떨어뜨

려 해당산업과 전체 경제의 성장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 국내산업

의 국제경쟁력을 향상시키거나 국제적인 유통망을 통해 국내기업의 해외

진출을 촉진할 수도 있어서 산업발전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대만의 경제발전 여건이나 수준에 비추어 볼 때 서비스업은 장래 주요

산업으로 자리잡을게 확실하다. 정부가 국제화, 세계화에 적극적으로 대

처하기 위해 발족시킨 아태운영센터(APROC)에 6개의 기구가 있지만 그

중 제조업센터를 제외한 다섯 개 기구가 서비스업과 관련된 것이다. 제조

업 또한 유관 서비스업과의 밀접한 관계 없이는 성장이 불가능한 상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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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는 서비스업의 발전이 국제경쟁력의 기초가 됨을 의미한다. WTO

가입을 위해 세계 각 국과 협상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사실이 발견되었다.

그 것은 국제화의 정도가 높은 업종일수록 WTO 가입 이후 시장개방 시

영향을 적게 받고 빨리 적응한다는 사실이다. 국제화, 자유화의 정도가

낮을수록 단기간에 개방의 폭을 넓혀야 하기 때문에 영향을 많이 받을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큰 고통을 수반한다는 것이다.

대만은 일부 분야를 제외하면 이미 대부분의 서비스시장을 개방했거나

개방 준비가 완료되었다. 앞으로 WTO에 가입하더라도 서비스부문에 대

한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일부 타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를

대비하여 두 가지 정책방향을 설정해 두고 있다. 첫째는 서비스부문의 국

제적 자유화 추세를 면밀히 검토하고, 둘째는, 이 추세와 국내 산업발전

을 적절히 조화시킨다는 방침이며, 이를 위해 법령의 개폐, 혹은 수정 및

보완이 우선적으로 검토되고 있다.

대만정부는 서비스시장의 개방이 WTO 가입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란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 동시에 서비스시장의 개방이 국내 산업발전

을 저해하거나 기존의 경제정책과 위배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도 인식하

고 있다. 따라서 서비스시장의 개방과 관련된 법령의 정비를 착수한지 오

래되었으며 이미 마무리 단계에 진입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상기 내용과 관련된 거의 모든 업무가 아태운영센터를 중심으로 추진

되고 있다. 최근에는 대만정부가 이미 양허했음에도 아직 실시되지 않고

있는 분야를 집중적으로 검토하여 개방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고

있다. 미실시 분야는 아직 법적 정비가 덜 된 분야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

우 WTO 가입과 동시에 실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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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3 > 대만정부가 이미 양허했음에도 아직 실시되지 않고 있는 분야

항 목 양허내용 미실시 원인

1. 증권투자업
2001년 1월 1일부터 외국인의 주식투

자 비율 제한규정을 취소함
아직 양허한 개방시기에 이르지 않음

2. 법률 서비스업

1)일정한 조건을 갖춘 외국의 변호사

는 해당 국가의 모국법과 국제법에

관한 자문을 할 수 있음

2)WTO 가입 3년 이후에는 외국의 법

률·사무변호사도 국내 변호사를

고용하거나 혹은 합동 법률사무소

를 운영할 수 있음

3)외국인의 국내 사법시험 응시여부

는 호혜원칙에 의거하여 취소함

1)변호사법 수정안이 아직 통과되지

않았으며, WTO 가입과 함께 실시

할 예정임

2)변호사법 수정안이 아직 통과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아직 양허한

개방시기에 이르지 않음

3)변호사법 수정안이 아직 통과되지

않았으며, WTO 가입과 함께 실시

할 예정임

3. 회계사 및

건축사

호혜의 원칙에 입각한 외국인의 회계

사 및 건축사 시험 취소

회계사법과 건축사법은 이미 3독회

통과, 단 WTO 가입과 함께 실시할

예정임

4. 정보통신

서비스업

1)1999년 12월 31일부터 위성방송 통

신업무의 경영을 개방

2)2000년 7월 1일부터 음성 자동녹음

전화 서비스 업무 등 정보통신 관

련 7개 기본업무를 개방

3)외국인의 직접투자 비율은 주식보

유 기준 2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직접투자와 간접투자를 합쳐서 주

식보유 기준 60%를 초과할 수 없다

(단 中華電信公司 제외)는 규정의

완화

1)아직 양허한 개방시기에 이르지

않음

2)아직 양허한 개방시기에 이르지

않음

3)정보통신법 수정안이 아직 통과되

않았으며, 또 아직 양허한 개방시기

에 이르지 않음

5. 영화제작 및

판매 서비스업

단일 국가의 영화촬영 테이프 수입

수량에 대한 제한 철폐

WTO 가입과 함께 실시 예정

6. 영화방영

서비스업

동일한 영화가 동시에 전국 각지에서

방영될 수 있다는 방영 장소의 수적

제한 철폐

WTO 가입과 함께 실시 예정

7. 출판 서비스업

외국 국적의 사람이 출판물을 발행할

경우 반드시 호혜원칙에 의거해야 한

다는 제한 규정의 취소

출판법은 이미 3독회 통과했으나

WTO 가입과 함께 실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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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 계속

항 목 양허내용 미실시 원인

8. 보험 서비스업

1)순자산액이 20억 원(NT$) 이상인

외국의 상호보험회사가 대만에 지

사를 설립하는 경우 이를 개방한다

는 조건

2)외국의 보험회사가 합자(合資)의 방

식으로 보험회사를 설립하거나 혹

은 대만에 대표부를 설립하는 경우

이를 개방한다는 조건

3)보험회사의 보험업무 허가증은 재

정부에 구비서류를 갖추어 보고하

고, 만약 15일 이내에 이의가 없으

면 허가증은 즉시 발급됨. 새로운

허가증은 90일 동안 내용 확인이

가능하며, 이의가 없으면 중문 번역

본을 첨부하여 영문형태로 관보에

게재한다는 조건

1)WTO 가입과 함께 실시 예정

2)WTO 가입과 함께 실시 예정

3)WTO 가입과 함께 실시 예정

9. 재보험

1)상업적 조직의 설립 개방

2)보험회사의 지사 업무시 우선 중앙

의 재보험회사와 내국민 대우에 관

해 협의한다는 내용을 삭제한다는

조건

1)WTO 가입과 함께 실시 예정

2)WTO 가입과 함께 실시 예정

10. 보험중개업무

해운선박화물, 상용항공기의 운송화물

및 중개화물 등 여러 국가에 제공되

는 서비스에 대한 보험시장의 개방

WTO 가입과 함께 실시 예정

11. 보험부속업무

서비스의 국경이동 , 소비자의 국경

이동 및 회사의 국경이동과 관련된

시장 개방

WTO 가입과 함께 실시 예정

12. 은행 서비스업

은행이 외환업무를 할 경우 해외부

채총액의 제한을 받아 왔으나 앞으

로는 해외부채준비금의 제한을 받을

수 있다는 규정

중앙은행법과 은행법이 이미 3독회를

통과했으며, WTO 가입과 함께 실시

할 예정임

13. 증권 서비스업
증권업 종사자는 반드시 중화민국 국

민이어야 한다는 제한규정의 취소

증권교역법이 이미 3독회 통과했으며,
WTO 가입과 함께 실시할 예정임

자료: 行政院 經濟建設委員會(2000),「我WTO入會案服務業議題諮商報告」, p. 14∼15.



Ⅳ. 대만의 WTO 가입과 관련된 주요 내용과 영향 및 대응 정책 93

4 . 종합적 영향과 정부의 대응

가 . 종합적 영향

대만의 WTO 가입은 우선 국내 법체제의 확립에 일차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국내적으로는 과거 오랜 기간동안 경직적인 정치체제를 유지해

왔고, 아직도 중국 대륙과의 적대적 관계가 불식되지 않은 상황에서 많은

규정들이 경직된 상태로 남겨져 있다. 대만정부는 경제건설위원회가 중심

이 되어 WTO와 관련된 총 56건의 법령 및 규정에 대한 수정·보완작업

을 진행하고 있다.「무역법」을 포함한 23개의 법령이 이미 수정·보완작

업을 마쳤고, 나머지 33개의 법령이나 규정들도 수정·보완 중이거나

WTO 가입과 동시에 수정·보완이 이루어질 내용들이다. 법규정의 수정

이나 보완작업 과정에서 주목할만한 사항은 중국 대륙과 직접 관련이 있

는 내용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다른 국가에는 개방된 품목들이 정치적인

이유로 중국 대륙에 대해서는 개방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상품분류코드(CCC, HS 10단위) 총 10,240 품목 중에서 중국으로부터의 수

입허용 품목은 5,666개(총 품목의 55%)로서 전체 수입개방률 96.08%와 비

교하여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이와 관련하여 대만의 경제부는 2000년 11

월 21일 중국대륙으로부터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 품목을 단계적으로 점

차 줄여나가는 것은 물론 필요한 경우 관련법의 수정이나 보완작업을 병

행하겠다고 발표했다.

대만의 WTO 가입이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대부분 긍정적인 것으

로 나타났다. 경제건설위원회는 우루과이라운드 관세양허를 기준으로 시

장이 개방된다면 1995∼2005년 기간 중 대만의 연평균 수출입은 각각

16.7% 및 12.1% 증가하고, GDP 성장률은 9.7%에 이를 것이며, 취업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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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은 3.5%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중화경제연구원에서 우루과이라운드

협상결과를 기초로 1992∼2002년까지 대만의 주요 경제지표를 예측한 결

과도 정부의 추정결과와 유사하다. 즉 2002년의 GDP 증가율은 9.6%, 수

출 증가율은 20.7%, 수입 증가율은 13.2% 등이다27). UR 협상결과를 대만

에 적용할 경우 2005년도 대만의 소득효과는 약 40억 달러 증가, 농업·

비농업부문을 포함한 사회전체의 후생효과는 51억 달러 증가, 농업·비농

업부문 포함 GDP에 대한 영향은 1.5% 성장 등으로 나타났다28). 이 외에

도 정부나 연구기관 혹은 전문가 등이 예측한 대부분의 결과는 국내총생

산의 증가와 수입을 능가하는 수출의 증가 등으로 귀결된다. 수입 상품의

관세율 인하와 개방분위기에 편승하여 국내 소비자들의 수입상품 소비량

이 증가하겠지만(대체효과) 생산요소가격의 하락과 수출의 증가는 국내

생산을 더욱 증가시킬 것임을(확장효과) 확신하고 있다. 이러한 예측은 동

아시아 여러 나라의 금융위기, 일본시장의 침체, 국제적 고유가의 행진

등으로 수정이 불가피하겠지만 대만의 WTO 가입이 국내 산업의 피해보

다는 개방으로 인한 이득이 많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 . 대만정부의 종합적 대응 정책

1) 시장개방의 지속적 확대

대만정부는 국제정세에 부응하여 1984년 경제의 자유화, 국제화를 공표

했으며 1987년에는 외환관리제도를 수정하여 외환시장의 개방을 추진하

고 이어서 1990년 GATT 가입을 신청했다. 이 과정에서 무분별한 수출입

27) 周濟 외(1995),『進入WTO對我國總體經濟及進出口貿易影響之硏究』, p. 51.
28) Joseph F. Francois 외(1997), East Asian Trade af ter Uruguay Round, pp. 123∼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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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인한 국내경제의 충격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출입관리제도를 정비했

다. 수출입관리제도는 기본적으로 자유화, 국제화의 추세에 맞추어 수출

입 제한 품목의 수를 줄이고 수출입 과정의 투명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정비되었다. 수출입 과정의 단축과 투명도 제고가 주로 경제의 효율성 증

가에 목적이 있다면 수출입 품목의 제한 완화는 시장개방으로 직결된다.

수출의 경우 국방, 치안, 문화, 위생, 환경 및 생태계 보호와 관련된 품목

이외에는 거의 자유화되었다. 수입의 경우 수입상품 분류표에 제시된

10,245항목(HS 10단위) 중 수입제한 품목은 402개(3.9%) 품목에 불과하다.

수입제한 품목 중 251개 품목은 수입제한 품목, 나머지 151개 품목은 조

건부 수입품목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모두 경제부 무역국의 수입사증을

발급받아 수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체 품목의 96.1%에 해당하는

9,834개 품목은 수입사증이 필요 없는 수입자유화 품목이다. 다만 수입자

유화 품목 중 889개 품목에 한해 세관의 검사증을 필요로 한다. 수출입관

리제도가 시행되기 직전인 1983년의 경우 14개 완전 수입금지품목(0.05%)

과 20개의 잠정 수입금지 품목(0.08%)이 있었다. 완전 및 잠정 수입금지

품목은「무역법」의 개정과 더불어 완전히 삭제되었다. 대만정부는 아직

WTO를 포함한 국제경제기구에 정식으로 가입하고 있지 않지만 가입 시

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하여 계속 시장개방을 추진하며 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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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4 > 수입 자유화 품목 추이

구 분

CCCN,
혹은

HS분류
품목수

수입
금지

수입
제한

잠정
수입
금지

수입가능 품목

총계
허가증
면제

경제부
무역국의
사증 첨부

은행
사증
첨부

조건부수입

지역
제한

기타

1983 26,610 14 749 20 25,827 2,986 - - 124 -

1985 26,760 14 662 19 26,065 8,412 1,655 15,998 99 -

1987 26,874 8 421 19 26,426 11,457 1,449 13,520 58 -

1989 8,962 0 247 0 8,715 5,928 982 1,805 51 1,421

1991 9,048 0 242 0 8,806 5,918 699 2,189 40 1,356

1993 9,220 0 221 0 8,999 6,026 771 2,202 43 1,416

1995 9,411 0 239 0 9,172 8,747 287 138 48 1,205

1997 10,111 0 264 0 9,847 9,565 135 147 49 1,113

1999 10,240 0 270 0 9,970 9,810 104 56 49 962

2000 10,245 0 251 0 9,994 9,843 151 0 50 977

자료: 行政院 經濟部 貿易局(2000),「貨品輸出入管理」.

2) 관련 법령의 정비

대만정부는 WTO 가입에 대비하여 우선 관련 법령의 정비가 시급하다

고 판단하고 수년 전부터 분야별 검토작업에 들어갔다. 우선 수정·보완

이 필요한 법령을 세 부류로 나누어서 검토하고 있다. 첫째는 WTO 가입

이전 수정·보완이 필요한 법령, 둘째는 가입과 동시에 수정·보완이 필

요한 법령, 셋째는 가입 이후 수정·보완이 필요한 법령 등이다. 검토 결

과「무역법」을 포함한 23건의 관련 법령에 대한 수정·보완작업을 이미

마쳤으며,「관세법」등 17건의 법령은 가입과 동시에 처리해야 할 안건으

로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 그리고「민항법」등 일부 법안은 가입 후에 수

정·보완이 필요한 법령으로 분류하고 있다. 가입 이후 수정·보완이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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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 법령에는 이미 수정·보완을 마친 법령의 재수정도 포함되어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표 4-5>에 제시되어 있다.

<표 4- 5 > WTO 가입과 관련하여 수정·보완이 필요한 법령의 구분과 종류

구 분 법 령 종 류

가입 이전

수정·보완을

마친 법령(23건)

무역법, 상품검사법, 상표법, 전매법, 회사법, 표준법, 관세법, 국

영사업관리법, 화물세조례, 영업세법, 증권교역법, 회계사법, 은

행법, 상항법(商港法), 도로법, 변호사법, 건축사법, 주대만 외국

기관 및 파견인원의 특권과 면책에 관한 조례, 약사법, 식품위

생관리법, 출판법, 중앙은행법, 항공법

가입과 동시에

수정·보완이

필요한 법령(17건)

가공무역 수출지구 설치 및 관리조례, 저작권법, 저작권 중개단

체 조례, 식량관리법, 정부구매법, 국군 퇴직 장교 및 사병 보도

법, 세관수입세칙, 농업위원회 조직 조례, 농업위원회 동식물 방

역 및 검역국 조직 조례, 축산업법, 담배 및 주류 관리법, 국고

관리국 조직 조례, 정보통신법, 농업발전조례, 담배 및 주세법

가입 이후

수정·보완

예정인 법령(16건)

화물세조례, 민용항공법, 과학공단설치조례, 세관수입세칙, 영상

법 유관 5개 법령, 상항법, 변호사법, 가공무역 수출지구 설치

및 관리조례, 식량관리 유관 4개 법령

자료: 行政院 經濟建設委員會(2000),「配合加入WTO, 相關法令之修正進展」.

3) 정부의 지원 강화

대만의 WTO 가입은 기업이 해외로 진출할 경우 유리한 조건을 제공할

수도 있지만 동시에 국내시장의 개방 또한 불가피하게 할 것이다. WTO

가입에 대비한 대만정부의 종합적인 대응정책은 한편으로 기업의 해외진

출을 촉진하고 다른 한편으로 국내 시장개방에 대비한 경쟁력 강화에 초

점이 맞추어져 있다. 기업의 해외진출 촉진은 해외투자지원과 깊은 관련

이 있고, 국내 시장개방에 대비한 조치는 아·태운영센터의 설립과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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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대표된다.

1970년대 대만의 고도성장 배경에는 노동집약적 중소 수출기업의 역할

이 있었다. 그러나 1980년대 중반에 들어오면서 저임금에 바탕을 둔 중저

가품 만으로는 대외 경쟁력을 유지하기 어렵게 되었다는 측면과 국내적

으로 노동력의 부족과 임금상승, 토지확보의 어려움, 환율의 상승 등이

겹치면서 새로운 돌파구를 모색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에 정부에서는

1987년부터 기업의 해외투자를 적극적으로 모색하기 시작했다. 우선 외환

규제를 완화하는 조치를 시행했는데「외환관리조례」와「대외투자법」의

개정으로 나타났고 그 결과 해외투자가 급격히 증가하는 현상을 보였다.

1952∼86년까지 이루어진 해외투자가 총 250건으로 연평균 7건에 불과했

으나 1987∼97년 기간 중 해외투자 건수는 3,505건으로 연평균 319건까지

증가했다29).

대만정부의 해외투자 촉진정책은 법개정과 제도의 지원으로 나타나고

있다.「대외투자법」을「대외투자 및 기술합작투자처리법」30)으로 개정하

여 해외투자에 대한 저리융자, 투자보험 및 투자제한 완화 등을 실현시켰

다. 정부의 지원시책으로 조세감면, 금융지원, 투자보장협정, 이중과세방

지협정, 정보의 제공과 지도, 투자관련 행정절차 간소화, 국제투자협력 등

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풍부한 자원과 노동력 및 토지를 보유하고 있으

면서 성장잠재력이 큰 동남아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

로「대동남아지역 경제 및 무역업무강화강령」31)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

다. 최근에는 중국과의 경제적 관계가 밀접해지면서 투자 역시 증가하고

있다. 대만기업의 중국대륙에 대한 투자는 1983년부터 시작되었으나 대만

29) 최수웅(1998),『대만기업의 국제화전략과 시사점』, p. 40.
30)「對外投資及技術合作審核處理辦法」

31)「對東南亞地區經貿工作强化綱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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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987년 대륙의 친척방문을 허용한 이후 급격히 증가하였다. 대만

정부의 대중 투자정책은 불안정한 정치적 관계를 고려하여 상황변화에

따라 조정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하고 있다. 그 방편으로

1993년「대륙지역에 대한 투자 및 기술합작사업 허가규정」32)을 제정하여

대만기업이 제3국에 법인기업을 설립하고 이 기업으로 하여금 대중 투자

를 하는 간접투자방법을 권유하고 있다.

대만기업의 해외투자 특징은 첫째, 미국에 대한 투자의 비중이 크며 연

도별로 기복이 작다는 것이고, 둘째, 최근 들어 싱가포르, 태국 등 아주지

역에 대한 투자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며, 셋째, 중국 대륙에 대한 투자

비중이 매우 높다는 점이다.

<표 4- 6 > 대만의 해외투자 추이

(단위: 백만 달러)

구분 총투자액
연평균
증가율

(%)

국별 투자액

미국 일본 홍콩 싱가포르 태국
중국(총투자액

대비, %)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1,830.0
1,134.3
3,688.9
2,578.8
2,449.9
3,394.4
5,613.8
3,811.3
4,522.0

6.69
-46.42
87.20
-2.66

-16.07
59.59
33.64
13.91
-0.83

297.8
193.0
529.1
143.9
248.2
271.3
547.4
598.7
445.1

3.4
5.3

63.3
22.7
8.8
6.8

32.3
29.6

121.9

199.6
54.4

161.9
127.3
99.6
59.9

141.6
68.6

100.3

12.5
8.8

69.5
100.7
31.6

165.0
230.3
158.2
324.5

86.4
83.3

109.2
57.3
51.2
71.4
57.6

131.2
112.7

174(9.5)
247(21.8)

2,028(55.0)
962(37.3)

1,093(44.6)
1,229(36.2)
2,720(48.5)

515(13.5)
1,253(27.7)

주: 중국의 對外經濟貿易合作部 外資司에서 발표하고 있는 統計자료에 의하면 대만으로
부터의 대중 투자금액은 위 표에 나타난 금액보다 많다. 이는 대만의 일부 기업들이
정부의 정식 허가절차를 거치지 않고 투자한 금액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이다.

자료: 行政院 經濟部 投資審議委員會(2000),「臺商在大陸投資槪況」.

32)「在大陸地區從事投資或技術合作事業許可辦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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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해외투자지원과 함께 국내 시장의 개방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을 위해서 대만정부가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분야가 아·태운영센터 의

설립과 운영이다. 1995년 대만정부가 아·태운영센터의 설립을 추진할 당

시의 목적은 다음 몇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1997년 홍콩이 중국

으로 반환되면서 홍콩이 누리고 있었던 국제금융 및 무역기지로서의 역

할을 대만이 흡수하여 대만을 아·태지역의 금융 및 무역 중심지로 한다.

둘째, 국내적으로 고임금과 자원부족 및 첨단기술의 부족에 기인하는 산

업경쟁력의 약화를 보완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구조조정을 실시한다. 셋째,

적극적인 대외 개방정책을 통해 WTO 가입을 조기 실현하며, 동시에 점

증하고 있는 중국의 대만 고립화 정책에서 탈피한다. 이 같은 목적을 달

성하기 위하여 아·태운영센터는 3단계의 발전계획에 따라 추진되었다.

제1단계(1995. 1∼1997. 6)에서는 자유화, 국제화의 기초확립, 경제체질의

개선 가속, 즉시 추진 가능한 사업위주의 운영, 제2단계(1997. 7∼2000.

12)에서는 건전한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법제의 개정과 보완,

전문직종 위주의 사업 확대, 제3단계(2001. 1∼2005. 12)에서는 경제의 국

제화, 세계화에 부응하는 확고한 위상 정립 등이 설정되었다. 동 운영센

터는 행정원 경제건설위원회 직속 기구로 설립되었으며 제조업, 해운, 항

운, 금융, 정보통신, 매체 등 모두 여섯 분야로 나누어 운영하고 있고, 분

야별 목표와 주요 정책수단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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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7 > 아·태운영센터의 분야별 주요 목표와 정책수단

구 분 목 표 수 단

아태운영
센터

아·태지역 경제중심지로 육성
국내산업의 경쟁력강화
국제화, 세계화 추세에 적응

6개 분야별 센터 운영
능동적인 산업구조조정
적극적인 시장개방과 외교활동

제조업
센터

장기 경제성장의 기반 구축
기초 제조업의 기반강화
첨단산업의 발전

연구개발(R&D)에 대한 투자 증가
적극적인 제조업 생산환경 개선
지식산업과 고부가가치 창출 위주의
제조업 육성

-全省23개 지식공업단지 조성
현대적 정보기술의 보급

해상운송
센터

통관효율의 극대화
동아시아지역 화물운송기지 육성
제조업 성장 지원

통관자유화의 실현
-현재 평균 7시간 소요 → 4시간으로
단축
高雄, 基隆, 臺中 3개 항구의 국제적
수준 달성

항공운송
센터

동아시아지역 항공운송기지 육성
아시아·북미간의 항공승객, 운송
망 구축 및 확대
공항주변의 지역경제 개발

통관업무의 효율화
중정(中正)공항의 확장 및 민영화

-관련 부대시설 설치 및 자동화
공항주변을 특정개발구역으로 지정하
여 발전

금융센터

국제 금융환경변화에 신속한 대응
국내 금융서비스업의 발전
동아시아지역 금융업무의 중심지
건설

장외 금융시장의 완전 자유화
외환, 증권, 채권시장의 개방
국제금융기구의 설립 유치

정보통신
센터

합리적 가격과 고품질의 통신서비
스체계 확립
세계적 수준의 정보인프라 구축
21세기 지식형 정보망 구축

국내 통신시장의 개방
-교통부 정보통신총국(電信總局)의 부
분적 민영화
21세기형 각종 통신장비의 개발
각종 통신비용의 인하조정

매체센터

세계화에 부응하는 다원적, 자주적
문화환경의 조성
동아시아지역 방송, 신문, 영상중
심지 건설

위성TV, 유선TV의 시장개방과 적극
적인 개발

-2000년 이전 300억 원(NT$) 투입
예정
매체업무 종사자의 인력·기술개발
국제적 방송회사의 대만 유치

자료: 行政院 經濟建設委員會(2000),「APROC 簡介」에서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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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태운영센터가 설립된지 5년여에 이른 지금 대만정부는 어떠한 평

가를 내리고 있는가? 결론적으로 대만정부는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

고 있다. 즉 아·태운영센터가 설립되기 전인 1994년과 2000년의 계획 및

성과를 비교하면 거의 대부분 분야에서 그 목표를 달성하고 있다는 것이

다. 우선 국내외 각계의 건의를 받아들여 79개 법률안, 10개 행정명령 및

76개 행정조치가 수정 및 보완사항으로 지적되었다. 그 중 45개 법률안이

수정 혹은 보완되었고, 71개 행정명령과 65개 행정조치가 집행되었다. 그

외에도 아·태운영센터와 관련하여 1999년 12월까지 2,793억 원(NT$)이

투자되었다. 또 주요 항만에서의 작업효율 20% 개선, 공항이용 항공기

42% 증가와 공항에서의 통관시간 50% 절감이 이루어졌다. 금융센터(1999

년 6월 기준)와 통신센터(1999년 11월 기준)에는 각각 1,587억 원(NT$)과

2,122억 원(NT$)이 투자되었다. 지금까지의 성과에 의거하여 앞으로도 대

만정부는 아·태운영센터를 중심으로 국내 산업의 구조조정과 기술개발,

세계화와 국제화에 부응하는 산업경쟁력의 강화, WTO 가입 이후 시장개

방에 대비한 각종 조치를 집행할 것으로 보인다.



Ⅴ . 대만의 WTO 가입이 한·대만간의 교역에
미치는 영향

1. 한·대만간의 주요 현안

대만의 연간 수입규모는 1995년이래 1,000억 달러 이상을 유지하는 세

계 10위권의 큰 시장이다. 지리적으로도 우리나라와 인접하여 미국이나

유럽에 비해 물류유통의 측면에서 유리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 또 WTO

가입을 위한 새로운 시장개방의 가능성도 어느 때보다 높은 실정이다. 하

지만 양국간에는 정식 외교관계가 단절된 상태에서 오는 불이익이 적지

않다. 특히 1992년 단교 과정에서 발생한 대만정부의 우리나라에 대한 감

정악화가 경제문제로 비화되면서 양국간의 국적기 운항이 중지된 상태에

있고, 특정 품목에 대한 수입규제를 노골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따라서

양국간의 교역증진과 상호 이익의 증가라는 차원에서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현안문제의 처리가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이다.

1992년 양국간의 단교 이후 최근까지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있는

주요 현안을 정리하면 <표 5-1>과 같다. 우선 국적기 운항이 시급히 재개

되어야 할 사안이다. 최근 한·대만간 항공협상이 재개되었으나 주권관련

조항의 문제로 협상이 결렬되었다. 우리나라에 비교적 우호적인 진수편

(陳水扁) 정권이 탄생하면서 조만간 협상재개를 통해 이견 접근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은 대만의 한국산 자동차 수입 재개와 관련된 문제

이다. 1995년 제네바에서 개최된 대만의 WTO 가입과 관련된 한·대만간

의 협상과정에서 한국산 완성차의 수입을 허용하긴 했지만 아직 일본,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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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EU 등의 수출조건과 비교하면 차별의 정도가 심한 편이다. 농산물 구

상무역의 재개도 양국의 상호 이익을 증가시킬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이다.

1998년 5월 WTO 작업반에서 우리나라가 농산물 구상무역 재개 가능성을

제의했으나 대만정부의 거부로 논의 자체가 무산되었다.

<표 5- 1> 한·대만간 주요 현안

구 분 진행 경과 및 현안 내용

한·대만간

국적기 운항

1992. 9. 15. 한·대만간 국적기 운항중단 및 한국적 항공기의 대만 비행정

보구역 진입금지

1995. 3. 16. 타이빼이(臺北)에서 한·대만 항공협상이 개최되었으나 주권관

련 조항 문제로 협상 결렬

대만의 대한

자동차 수입

1992. 8. 22. 한중수교 2일전 대만정부는 대한(對韓) 보복조치의 일환으로

1992/93년도 완성차 수입쿼터(11,424대) 일방적 취소

1995. 10. 25. 제네바에서 대만의 WTO 가입을 위한 한·대만 양자협상이

타결되어 양국간 완성차의 수출 재개(쿼터량: 1996년 7천대, 1997년 7.7천
대, 1998년 8.5천대)
2000년도 한국산 자동차수입 쿼타량 9,317대로 일본과 같은 수준임

반덤핑

관세부과

1995. 7. 반덤핑 관련 기본법인 平衡稅及反傾鎖稅課徵實行辦法 제정

우리나라 제품에 대한 반덤핑과세 부과품목은 폴리에틸렌, H형강, 강선 등

·폴리에틸렌의 경우 안건 종료, 현재 H형강과 강선에 대해 반덤핑 제재 중

·1997. 12. 1998. 2. 두 번에 걸쳐 한국산 H형강의 반덤핑 제소건에 대해

1998년 4월 54.81%의 잠정 반덤핑관세 부과

이밖에 한국산 스텐레스강 냉연제품에 대해 반덤핑제소를 고려 중

1999년 이후 반덤핑 수입규제 움직임 완화

농산물

구상무역

1994. 5. 31∼6. 1 서울에서 개최된 회담에서 한국산 과실(사과, 배)과 대만

산 농산물(바나나, 양파, 마늘 등)의 구상무역 재개에 합의

·이후 매년 1회씩 과실회담 개최, 단 표고버섯과 일부 주류에 대한 수입규

제는 계속

1994년 서울회담 이후 3년 간 교역이 이루어진 구상무역은 1997년 8월 대

만측에서 일방적으로 과실교역의 불균형 및 한국측의 불성실 이행을 이유

로 회담 중지 선언

1998. 5. WTO 작업반에서 한국정부의 요청으로 동 안건에 대한 비공식적

논의가 진행된 바 있으나 대만측의 거부로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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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 계속

구 분 진행 경과 및 현안 내용

대만의 정부

조달시장

참여

1992. 11. 25. 대만정부는 정부기관 및 국영기업의 60만불 이상 물자구매

입찰시 원칙적으로 한국 및 일본업체의 참여를 제한

1997. 5. 31. 대만정부는 WTO 조기가입을 위한 경제무역 자유화 조치의 일

환으로 상기제한을 해제

우리측은 제한해제 조치에도 불구하고 1997. 6. 10∼7. 1 기간 중 위반사례

4건을 발견하여 사전 조치요구

추후 주재국 입찰동향을 계속 관찰, 위반사례 지속시 시정요구 등 대책강

구 필요

국적선 취항

주재국 항정사에 수차 건의하였으나 상대방의 선행적 조치를 요구함에 따

라 무산

·1992. 9. 대만정부는 한국국적 선사의 대만-일본간 항로에 취항금지

·1995. 1. 우리나라도 WTO 가입을 계기로 한-일 항로를 포함한 전항로를

외국선사에게 개방하였으나 대만 국적선은 제외함

정부 대표간

회담

단교 이전까지 한·대만 각료회담(수석대표, 한국: 재무부장관, 대만: 경제

부장), 한·대만 해운위원회(1984년), 세관협력회의(1977년), 과실교역회담

(1985년) 등이 있었으나 모두 중단된 상태임

1998. 1. 건교부 항공정책 심의관을 단장으로 하는 실무 대표단이 대만측과

교섭을 가졌으나 양측 입장을 확인하는 수준에 그침

·대만측은 정기적인 경제각료 회담을 요구

1998년 대만의 신정부 출범과 대만 차관급 인사의 방한(1998. 4) 및 한국

국회의원의 잇단 대만방문 등을 계기로 양국간 대화재개 분위기 고조

민간 대표간

회담

한·대만 민간경제협력 회담이 정기적으로 개최되었으나 단교로 중단

·1995년 우리나라에서 협력재개를 제의한 바 있으나 대만측의 냉담한 반응

·1996. 7. 민간 경제사절단을 파견하려 했으나 대만내 부정적인 여론으로

중단

KOTRA-CETRA간 정기 회담도 단교 이후 중단

자료: 김신아(2000. 9. 22),「한·대만관계」, 홍창표(2000. 10. 04),「반덤핑 관세부과」등

을 참고로 필자 작성.

철강제품을 중심으로 부과되고 있는 반덤핑 관세부과도 중요한 과제이

다. 대만은 1995년 반덤핑 관련 기본법을 제정한 이후 폴리에틸렌, H형강

등 11개 품목에 대해 반덤핑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대만의 무역조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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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는 철강협회 등의 신청을 받아들여 긴급수입제한 및 고율의 관세를 부

과하고 있다. 이 외에도 대만의 정부조달시장에 대한 참여, 양국 국적선

의 취항금지 해제 등이 주요 현안으로서 해결되어야 할 과제들이다.

2 . 대만의 무역구조

가 . 국가별 무역 구조

1990년대 이후에도 대만의 무역규모는 계속 증가해 왔다. 최근 수년 동

안만 보더라도 총교역규모 면에서 1992년 1,535억 달러에서 1999년 2,323

억 달러로 1.5배 가량 증가했다. 중화경제연구원은 금년도의 수출액이

1,364억 달러, 수입액은 1,107억 달러에 달해 총교역규모는 2,471억 달러

에 이르며, 1999년 대비 12% 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2000년 1/4분

기의 자료만으로 분석하면 수출액이 1999년 동기 대비 18.5% 증가한 329

억 달러, 수입액이 25.7% 증가한 316억 달러에 이르러 예측치보다 더 큰

폭의 교역규모가 예상된다. 교역규모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무역수지는 흑

자폭이 감소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 이유는 우선 수입액의 증가율이

수출액의 증가율을 상회하고 있고, 다음으로 수입단가의 폭이 수출단가의

폭을 상회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년 1/4분기의 수입단가가 10.5% 증가한

데 비해 수출단가는 4.2%의 증가에 머물러 흑자 규모가 지난해의 절반수

준으로 떨어졌다. 중화경제연구원에서는 최근의 무역 흑자폭 감소 원인을

보다 자세히 분석하고 있다33).

33) 中華經濟硏究院(2000. 4),『中華民國臺灣地區貿易趨勢豫測季刊』, pp.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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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1998년의 경기후퇴가 1999년에는 경기 상승으로 이어지면서 무역

흑자폭이 예상외로 커졌는데 2000년에 들어와서는 이 같은 분위기가 반

전되면서 수출 대비 수입의 규모가 크게 증가했다.

둘째, 정보통신산업이 국제적 호황을 누리면서 세계적 기업들간의 경쟁

이 더욱 치열해졌다. 이 과정에서 각 기업들은 전 지구를 대상으로 수급

관리를 하게 되었으며, 대만의 관련 기업들도 이에 부응하기 위하여 전자

제품 및 그 부품, 기계를 포함한 자본재 설비의 대규모 수입을 기록했다.

특히 1999년부터 한국과 일본으로부터의 정보통신제품 수입이 급증하였

다. 대만도 관련제품의 수출을 기대하고 있지만 자본재의 수입과 제품의

수출간 일정 기간(time lag)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결과가 무역흑자의 감

소로 나타나고 있다.

셋째, 2000년대에 들어와서 정부의 적극적인 경제발전계획에 의해 대규

모의 사업(예를 들면 고속철도의 건설)이 시행단계에 진입했고, 사업추진

과정에서 외국으로부터 설비의 구입이 증가했다.

이상 제시한 몇몇 이유로 인해 당분간 수출증가율을 상회하는 수입증

가율이 예상되고, 무역흑자의 폭도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대만 수출입의 주요 국가별 구성을 나타낸 것이 <표 5-2>에 제시되어

있다. 대만의 가장 큰 무역 상대국은 전통적으로 미국과 일본이며, 최근

들어 중국(홍콩 포함)에 대한 무역규모가 증가하고 있다. 미국과의 교역규

모는 1999년 506억 달러에 이르렀으며, 112억 달러의 무역수지 흑자를 기

록했다. 미국 다음에는 일본과의 교역규모가 가장 크며, 1999년의 교역규

모는 425억 달러, 187억 달러의 무역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미국과 일본

에 대한 수출입 구조가 아주 대조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무역흑자를 가장 많이 기록한 나라는 중국과의 교역이며 1999년에만

219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했다. 중국과의 교역은 일방적이라 할 만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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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의 비중이 높다. 수출의 경우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미·일·중 3개

국가의 비중이 거의 60%에 이른다. 1999년의 경우 대미 수출의 비중이

대중 수출의 비중보다 약간 높았지만, 만약 중국과 대만이 모두 WTO에

가입하여 상호 시장개방의 폭이 넓어지면 아마도 중국이 미국을 능가하

는 최대의 무역상대국이 될 것이다.

수입은 수출에 비해 미, 일 의존도가 더욱 높아서 전체 수입에서 차지

하는 이들 두 나라의 비중은 거의 50%에 가깝다. 일본과의 무역은 미국

다음으로 큰 규모를 보이고 있지만 항상 무역수지 적자라는 특징을 보이

고 있다. 최근에는 무역수지 적자의 폭이 더욱 늘어나고 있는데 이는 전

자통신부품의 수입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으로부터 수입되는 이

들 부품은 가공과정을 거쳐 아세안을 포함한 개도국으로 재수출되기 때

문에 대만의 입장에서 보면 수입량을 줄이기도 어려우며 국내 산업구조

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대만정부는 수출입이 소수의 특정 국가에 과도

하게 집중될 경우 무역마찰은 물론 해당 국가의 경기나 경제정책에 따라

대만경제가 종속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오래 전부터 수출입의 다변

화를 모색해 왔다. 하지만 대일, 대미 위주의 수출입 의존도는 거의 개선

되지 않고 있다. 최근 대중 교역이 증가하고 있으나 대일, 대미 수출입

의존도는 오히려 상승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대만의 산업구조와 교

역구조상 이 같은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부표 2 참조).

우리나라와 대만의 교역은 최근 들어 무역의 규모가 커지고 있으며,

1999년의 경우 전년 대비 75%의 증가율을 기록하면서 98억 달러의 총교

역량을 나타냈고, 우리나라가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우리나라

의 금융위기 이후 구조조정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상호 수출입에 대한 수

요가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며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도 당분간 지속될 전

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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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안(ASEAN) 각 국에 대한 수출입은 모두 증가하고 있다. 1997년 말

아세안의 많은 국가들이 금융위기에 봉착했을 때 무역규모가 줄어들긴

했지만 최근 이들 각 국의 경제여건이 회복되면서 무역 또한 다시 증가

하고 있다. 아세안 5국에 대한 연간 수출입은 200억 달러를 넘어서는 수

준이며, 과거에는 출초현상을 보였으나 최근 수년간 입초현상을 보이고

있다. 아세안 5국 중에서는 싱가포르와의 교역규모가 가장 크고 그 다음

말레이시아와의 교역량이 많은 편이다.

EU와는 연간 300억 달러 내외의 교역을 기록하고 있으며 무역수지는

거의 균형상태를 이루고 있다. EU 국가 중에서는 독일과의 교역규모가

가장 크고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프랑스와는 연간 25억 달러

내외의 총 교역량과 무역수지 균형상태를 보이다가 1996년부터 1998년까

지 3년간 수입액이 급증하면서 연간 40억 달러 가까운 무역수지 적자를

보였다. 이 기간 중 대만이 프랑스로부터 40억 달러 가량의 무기구매가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대만의 무역구조를 종합해 보면 EU, 아세안, 한국 등과는 거의 균형상

태를 보이는 반면 미, 일 및 중국대륙과는 구조적인 적자 혹은 흑자양상

을 보이고 있다. 즉 미국 및 중국과의 무역에서는 지속적인 대규모의 흑

자를 기록하고 있는 반면 일본과의 무역에서는 대규모의 무역수지 적자

를 기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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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2 > 대만의 주요 국가별 수출입

(단위: 백만 달러)

구 분 총수출액 중 국 일 본 한 국
아세안

주요 5국
미 국

EU
주요 5국

수 출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81,476

85,091

93,047

111,662

115,981

122,080

110,582

121,591

136,399

15,418

18,471

21,397

26,484

27,420

29,333

25,646

28,552

31,835

8,894

8,977

10,219

13,156

13,667

11,685

9,322

11,902

15,424

1,150

1,274

1,740

2,572

2,662

2,364

1,485

2,606

3,466

8,153

8,898

10,685

13,896

14,207

14,859

10,452

12,680

14,562

23,571

23,586

24,336

26,410

26,876

29,546

29,386

30,900

32,798

11,749

11,088

11,203

13,424

14,500

15,666

16,084

16,876

18,471

수 입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72,005

77,067

85,355

103,554

102,368

114,425

104,665

110,690

130,478

2,529

2,744

3,392

4,934

4,772

5,908

6,062

6,618

7,482

21,763

23,191

24,789

30,258

27,491

29,006

27,004

30,592

37,770

2,301

2,538

3,016

4,327

4,161

5,019

5,666

7,193

8,411

6,062

6,767

8,424

10,170

10,749

12,873

12,212

14,040

17,039

15,771

16,720

18,041

20,780

19,970

23,251

19,679

19,698

22,365

10,579

11,081

12,608

14,575

16,772

18,542

19,116

14,892

15,602

주 1) 중국은 홍콩과의 무역을 포함한 것임.
2) 아세안 주요 5개국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및 태국 임

3) EU 주요 5개국은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네델란드, 영국 및 오스트리아 임

4) 2000년도 자료는 中華經濟硏究院의 예측치임.
자료: 中華經濟硏究院(2000. 4),「中華民國臺灣地區貿易趨勢豫測季刊」, 第15期를 참고로

필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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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 상품별 무역 구조

최근 들어 수출액이 증가하고 있는 주요 상품은 화학제품, 합성수지제

품, 방직품, 기초금속 및 그 제품, 전자제품, 전기제품, 정보통신제품 및

정밀기계 등이다. 금년 들어 가장 높은 수출 신장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

품은 정밀기계와 전자제품인데 연간 20% 이상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측된다. 수출비중이 가장 큰 상품은 전자, 정보통신 및 기계제품이며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0% 이상이다. 방직품은 1995년 이전까

지 대만의 가장 큰 수출 주력 상품이었으나 1996년부터 전자제품과 정보

통신제품으로 대체되었다. 그러나 아직도 방직품의 비중은 상당히 높으며

계속 무역흑자를 나타내어 외화수입원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

다. 최근에는 방직품의 관세율이 세계 주요 방직 생산국들의 관세율보다

현저히 낮다고 판단해 국내 방직산업 보호와 발전을 위해 187개 방직품

에 대해 종전보다 높은 새로운 관세율을 적용할 예정이다.

다음엔 주요 상품의 수입에 대해 살펴보자. 대만의 3대 수입품은 전자,

기계 및 광산물이며 전체 수입액 중 40%를 차지하고 있다. 광산물에는

석유가 포함되어 있다. 1999년에는 정보통신제품의 수입액이 광산물 수입

액을 초과했지만 최근 유가의 폭등으로 다시 광산물의 수입액이 정보통

신제품의 수입액을 능가할 전망이다. 국제유가의 폭등은 금년도 대만의

광산물 수입액을 약 40% 증가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국제 유가가 안정적

이라 하더라도 과거와 같은 저유가 시대가 다시 도래하지 않는다면 이러

한 추세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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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3 > 대만의 주요 상품별 수출

(단위: 백만 달러)

구 분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동물, 동물제품 2,001 2,043 2,542 3,093 2,941 1,590 1,185 1,117 1,123

식물, 식물제품 528 515 473 457 426 340 287 350 318

조제식품, 음료,
담배

872 870 744 661 585 500 389 397 447

화학제품 1,770 1,937 2,404 3,238 3,258 3,278 2,857 3,267 3,833

풀라스틱, 고무
및그제품

5,455 5,693 6,403 8,074 7,716 7,717 6,869 7,524 8,644

피혁, 모피및
그제품

1,173 1,053 1,287 1,446 1,446 1,456 1,286 1,196 1,094

목재, 목제품, 합판 856 785 754 741 687 653 447 414 354

방직품 11,842 12,039 14,001 15,621 15,674 16,655 14,547 14,174 14,132

운동화, 모자, 인조화,
깃털제품, 우산, 가발

4,327 3,335 2,242 1,876 1,657 1,403 1,043 978 897

석재, 점토, 시멘트,
도자, 유리및제품

1,209 1,084 1,042 1,089 1,033 1,129 927 935 928

기본금속및그제품 6,465 7,133 8,075 10,027 10,251 11,532 10,870 11,607 13,354

전자제품 8,683 10,202 12,333 16,253 16,636 18,007 16,903 21,832 26,553

기계제품 7,534 7,034 7,208 8,350 9,487 9,670 7,806 8,186 8,717

전기제품 2,784 3,210 3,447 3,998 4,226 4,768 4,352 4,599 4,893

정보통신제품 6,423 6,383 6,790 9,910 12,536 14,450 13,760 15,144 17,770

가전제품 1,035 875 826 875 890 829 663 691 624

기타기계
및전기설비

3,234 5,763 7,204 9,450 10,323 11,275 11,797 13,716 14,970

차량, 항공, 선박
및운송장비

4,201 4,678 4,815 5,361 5,217 5,591 5,213 5,151 5,528

정밀기계, 시계, 악기 2,202 2,166 2,293 2,588 2,547 2,751 2,463 2,967 3,938

완구, 스포츠용품,
기타관련부품

3,318 2,816 2,705 2,746 2,672 2,381 1,902 1,781 1,765

기 타 5,563 5,469 5,459 5,806 5,772 6,107 5,019 5,563 6,516

총 계 81,476 85,091 93,047 111,662 115,981 122,080 110,582 121,591 136,399

자료: 위 <표 5-2>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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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4 > 대만의 주요 상품별 수입

(단위: 백만 달러)

구 분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식물제품 2,135 2,122 2,418 2,623 3,164 2,824 2,144 2,022 1,993

조제식품, 음료,
담배

1,509 1,650 1,860 2,163 2,248 2,399 1,989 2,048 2,075

광산물 6,414 6,676 6,970 8,247 9,277 10,294 7,814 9,141 12,846

유기화학제품 3,599 3,801 4,563 6,603 5,632 5,536 4,568 4,448 5,623

화학제품

(유기화학제품제외)
3,549 3,763 4,402 5,018 5,294 5,898 5,382 6,149 7,092

풀라스틱및그제품 1,876 2,008 2,408 2,816 2,785 3,080 2,724 3,007 3,357

목재, 목제품 1,685 1,939 2,120 2,064 1,678 1,807 1,217 1,167 1,240

펄프, 종이, 인쇄품 1,578 1,639 2,071 2,647 2,098 2,079 1,807 1,896 2,113

방직품 2,731 2,762 3,253 3,521 3,630 3,649 3,163 2,874 3,057

진주, 보석, 귀금속,
모조장식품, 주화

2,241 1,761 1,833 1,680 1,508 1,556 972 1,169 1,585

철강및그제품 4,990 6,518 5,761 7,228 5,709 6,314 5,167 4,940 5,389

금속제품

(철강제품제외)
3,367 3,342 4,022 5,709 4,708 5,354 4,335 4,570 5,103

전자제품 9,051 10,333 12,264 16,823 16,212 18,642 18,058 19,816 23,652

기계제품 7,291 7,464 8,078 10,346 11,155 11,469 12,053 13,545 16,248

전기제품 2,089 2,574 2,987 3,555 3,266 3,819 3,970 4,142 4,657

정보통신제품 1,920 1,720 1,758 2,274 2,744 3,534 5,297 8,525 10,996

가전제품 560 572 591 580 500 507 395 421 509

기타기계

및전기설비
1,410 1,461 1,620 2,075 2,089 3,121 3,160 4,148 4,723

차량, 항공, 선박

및운송장비
6,046 6,315 6,100 6,040 4,554 5,390 5,592 4,024 3,814

정밀기계, 시계, 악기 2,307 2,637 3,440 4,162 5,330 6,368 5,182 6,188 8,041

기타 5,657 6,011 6,839 7,379 8,786 10,783 9,676 6,450 6,362

총계 72,005 77,067 85,355 103,554 102,368 114,525 104,665 110,690 130,478

자료: 위 <표 5-2>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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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 주요 상품의 국가별 분석

그러면 3대 주력 수출입 폼목인 전자, 정보통신, 기계 및 전기설비제품

등을 중심으로 상품별, 국가별 무역구조를 살펴보자. 우선 이들 제품의

수출시장을 중심으로 고찰한다.

전자제품은 대만의 가장 중요한 수출상품임과 동시에 수입상품이다.

전자제품의 수출은 최근 들어 매년 20% 이상의 수출 신장률을 보이고

있다. 대만의 전자산업은 1994년 이후 급속한 성장을 거듭했다. 전자산업

의 연평균 실질 성장률이 1989∼93년 기간 중 5.2%에 불과했던데 비해

1994∼96년 기간 중에는 42.9%에 달했고, 1997년에는 51.1%에 이르렀다.

1994∼97년 기간 중 제조업 전체 고정투자 증가에 대한 전자산업의 기여

율이 무려 65.9%에 이르러 전자산업이 전체 제조업 투자를 이끌고 있다.

과학기술과 정보통신산업의 중요성이 더욱 커질 21세기에도 당분간 전

자제품의 중요성은 감소하지 않을 것이며 대만의 주력 수출입 상품으로

남을 것이다. 전자제품의 수출 대상국을 보면 태국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국가에 대해 20% 이상의 수출 신장률을 보이고 있어서 미래산업으로서의

역할을 계속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중국과 홍콩에 대한 수출액이 전체 전자제품 수출액의 1/4을 차지

하고 있으며 중국의 경제발전과 전자제품의 수요를 고려할 때 이 비중은

앞으로도 더욱 커질 전망이다. 중국 이외 전자제품 교역의 가장 중요한

나라는 한국이며 양국간 교역에서 그 비중 또한 더욱 커질 전망이다. 전

자제품은 주요 수출품목인 동시에 수입품목이다. 수출의 경우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미국과 일본으로부터의 수입 비중이 가장 크다. 금년도 전자

제품의 수입 증가율은 약 19%에 달할 것으로 예측된다. 일본을 제외하면

한국과 아세안 국가들로부터의 수입 증가율이 각각 25%에 달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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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5 > 전자제품의 주요 국가별 수출입

(단위: 백만 달러, %)

수 출

구 분
1999년 2000년

금 액 증가율 비 중 금 액 증가율 비 중

총 액 21,832 29.2 100.0 26,553 21.6 100.0

중 국 5,778 35.6 26.5 6,779 17.3 25.5

일 본 2,291 56.1 10.5 3,058 33.5 11.5

한 국 1,011 54.5 4.6 1,350 33.6 5.1

미 국 4,598 16.8 21.1 5,196 13.0 19.6

아세안 5국 3,954 20.9 18.1 4,852 22.7 18.3

EU 5국 2,659 35.3 12.2 3,352 26.1 12.6

수 입

구 분
1999년 2000년

금 액 증가율 비 중 금 액 증가율 비 중

총 액 19,816 9.7 100.0 23,652 19.4 100.0

중 국 1,185 0.9 6.0 1,232 3.9 5.2

일 본 4,702 6.8 23.7 5,935 26.2 25.1

한 국 1,877 14.4 9.5 2,369 26.2 10.0

미 국 3,738 3.9 18.9 4,001 7.0 16.9

아세안 5국 5,018 11.0 25.3 6,262 24.8 26.5

EU 5국 1,823 10.7 9.2 2,126 16.7 9.0

자료: 위 <표 5-2>와 같음.

다음은 기계 및 전기설비제품의 수출입을 살펴보자. 기계 및 전기설비

제품의 수출은 대만의 수출상품 중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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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의 종류가 많아서 그 특징을 간단히 표현하기는 어렵다. 가장 중요한

시장은 미국과 중국이며 최근 2년 동안 대일 수출이 급증하고 있다. 대일

수출 증가율은 1999년 52%였으며 금년에도 26%의 성장률이 예상된다. 국

내외 경제환경을 고려할 때 2000년도의 수출증가율은 9%로 예측되고 있다.

기계제품의 수입은 국내 경기의 호불황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 2000년

도 국내의 투자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어 기계제품의 수입도 큰

폭으로 증가하여 약 20%의 증가율을 기록할 전망이다. 최근에는 외국의

주요 전자통신 관련 기업들이 대만 기업들과 합작으로 대만내 생산기지

를 구축하면서 설비투자가 증가하고 있고, 기계설비의 수요도 증가하는

추세이다. 기계설비의 수입선은 일본과 미국이 각각 52%와 25%로서 전체

수입의 3/4 이상을 차지하고, 금년에도 각각 29%와 35%의 성장률을 기록

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보통신제품의 수출입도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정보통신제품은

그 부품의 대부분이 전자제품의 범주에 속한다. 대만의 전자산업이 발전

하면서 미국과 일본의 정보통신업체들이 대만에 생산기지를 확보하고 그

제품을 생산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그 결과 대만의 정보통신제품 수출

증가는 다른 한편에서 전자산업의 발전과 직결된다.

일반 상품과 마찬가지로 정보통신제품의 수출도 미국과 일본에 대한

의존률이 상당히 높다. 아직은 대미 수출의 비중이 높지만 대일 수출비중

도 높여가고 있는 중이다. 금년도 정보통신제품의 대일 수출 증가율은

70% 이상에 달할 것으로 예측되며 전체 수출 중에서 대일 수출의 비율도

20%를 넘어설 전망이다.

미국과 일본 이외 영국의 대만산 정보통신제품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

고 있으며 1999년의 경우 69%의 증가율을 기록했고, 2000년에도 50% 이

상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자통신제품은 과거 수년동안 거의 30%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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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까운 수입 증가율을 기록했으며 2000년에도 비슷한 추세를 보일 전망

이다. 가장 큰 수입선은 일본이며, 수입선의 80%는 동아시아 지역에 편중

되어 있고 EU로부터의 수입액은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준다.

<표 5- 6 > 기계 및 전기설비의 주요 국가별 수출입

(단위: 백만 달러, %)

수 출 (기계 및 전기설비)

구 분
1999년 2000년

금 액 증가율 비 중 금 액 증가율 비 중

총 액 13,716 16.3 100.0 14,970 9.1 100.0

중 국 1,933 14.3 14.1 2,109 9.1 14.1

일 본 1,183 51.8 8.6 1,489 25.9 10.0

한 국 281 120.3 2.1 403 43.1 2.7

미 국 3,908 3.1 28.5 4,092 4.7 27.3

아세안 5국 1,264 58.2 9.2 1,245 -1.6 8.3

EU 5국 2,971 7.0 21.7 2,879 -3.1 19.2

수 입 (기 계)

구 분
1999년 2000년

금 액 증가율 비 중 금 액 증가율 비 중

총 액 13,545 12.4 100.0 16,248 20.0 100.0

중 국 215 5.2 1.6 227 5.8 1.4

일 본 6,487 21.0 47.9 8,351 28.7 51.4

한 국 199 1.7 1.5 240 20.5 1.5

미 국 2,958 15.2 21.8 3,999 35.2 24.6

아세안 5국 240 -6.8 1.8 271 12.9 1.7

EU 5국 2,548 -0.7 18.8 2,278 -10.6 14.2

자료: 위 <표 5-2>와 같음.



118 대만의 WTO 가입 전망과 시사점

앞으로 대만의 정보통신제품 수출입 관건은 중국과의 관계 여하에 따

라 크게 달라질 전망이다. 중국은 반도체 수요의 급증으로 오는 2010년

미국에 이어 전 세계 제2의 반도체 시장으로 부상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

오고 있기 때문이다. IT산업 시장조사기구인 데이터 퀘스트(Dataquest)가

최근에 발표한 중국 반도체산업 추세' 보고서에 의하면 1999년 중국 반

도체 시장은 86억 달러를 기록해 전세계 총수입 중 5.9%를 차지한 것으

로 나타났다. 또 중국 반도체시장은 향후 4년 동안 매년 33%의 증가율로

급성장하여 2010년에는 세계 제2의 시장으로 부상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

했다. 중국의 반도체 생산기술과 효율이 미국, 일본, 한국, 대만 등에 비

해 크게 뒤떨어져 있지만 내수시장의 수요증가를 배경으로 선진국과의

기술 격차는 급속히 좁혀지고 있다. 장기적으로 대만의 정보통신산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은 당연하다. 최근에는 대만의 정보통신분야 기업

들이 국내 환경악화를 피해 중국으로의 생산거점을 이동시키고 있으므로

부메랑효과를 가져올 가능성도 매우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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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7 > 정보 및 통신제품의 주요 국가별 수출입

(단위: 백만 달러, %)

수 출

구 분
1999년 2000년

금 액 증가율 비 중 금 액 증가율 비 중

총 액 15,144 10.1 100.0 17,770 17.3 100.0
중 국 782 -2.6 5.2 849 8.6 4.8
일 본 2,067 68.9 13.7 3,642 76.2 20.5
한 국 121 316.8 0.8 191 58.2 1.1
미 국 6,213 3.1 41.0 6,615 6.5 37.2

아세안 5국 542 7.0 3.6 611 12.7 3.4
EU 5국 3,418 1.2 22.6 3,831 12.1 21.6

수 입

구 분
1999년 2000년

금 액 증가율 비 중 금 액 증가율 비 중

총 액 8,525 61.0 100.0 10,996 29.0 100.0
중 국 191 37.2 2.2 239 24.9 2.2
일 본 2,336 87.3 27.4 3,416 46.2 31.1
한 국 1,997 138.9 23.4 2,384 19.4 21.7
미 국 548 -16.4 6.4 623 13.7 5.7

아세안 5국 2,183 61.1 25.6 3,018 38.2 27.5
EU 5국 588 2.9 6.9 503 -14.6 4.6

자료: 위 <표 5-2>와 같음.

3 . 한·대만간의 교역과 해외 시장에서의 경쟁

가 . 교역개황

최근 우리나라의 수출구조를 보면 대선진국 수출이 크게 증가하고 있

는데 비해 대개도국 수출은 미미한 증가세를 보여왔다. 1998년 대비 1999

년의 대선진국 수출은 14.2% 증가한데 비해 대개도국 증가율은 3.4%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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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쳤다. 일본을 제외한 선진국, 특히 미국의 경기가 호황국면을 지속했고,

정보산업 부문의 전 세계적 수요증가로 관련 제품의 수출이 증가했기 때

문이다. 개도국에 대한 수출은 중국과 아세안 시장의 회복세에도 불구하

고 중동과 중남미의 경기회복 지연으로 수출여건이 악화되었다. 아시아

각 국 중에서 꾸준하게 수출증가세를 지속하고 있는 국가는 대만이다.

1999년의 경우 대만은 우리나라의 5대 수출국가이고 8대 수입국가였으며,

홍콩(82억 달러), 중국(48억 달러), 미국(46억 달러)에 이어 네 번째의 무

역흑자를 가져다 주었다.

양국간의 외교관계가 단절되기 전인 1990년 양국간의 총교역액은 27억

달러였고, 우리나라가 2억 달러 적자였다. 1992년 외교관계가 단절되던

당시 양국간의 교역액은 36억 달러였으며 우리나라가 9억 달러의 무역수

지 흑자를 기록하고 있었다. 1990∼1999년 기간 중 우리나라의 대만에 대

한 연평균 수출 증가율은 26.0%, 수입 증가율은 12.3%를 기록하여 양국간

의 교역이 상당히 활발히 진행되어 왔으며, 수출 증가율이 수입 증가율보

다 더 큰 폭으로 증가했다. 그 결과 무역수지 흑자폭이 커지고 있으며,

1999년의 경우 수출액은 63억 달러, 수입액은 30억 달러로서 33억 달러의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했다34).

우리나라의 대대만 수출증가 요인으로는 대만의 전자 및 정보통신산업

호황으로 인한 반도체, 액정디바이스 등 전기 전자 부품류의 수입확대와

반도체 가격의 상승을 들 수 있다. 또 대만의 내수 및 수출회복에 따른

수입수요 확대, 휴대폰 수요확대로 인한 OEM 공급증가, 선박수출 호조

등도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증가 요인이다. 1999년 9월 21일 발생한 대지

34) 이는 한국무역협회의『무역통계연감』(2000)에 근거한 자료이며, 대만의 통계자료와

는 상당한 차이가 있음. 대만의『中華民國臺灣地區貿易趨勢豫測季刊』(2000. 4)에 의

하면 1999년 대만의 대한 수출은 26억 달러, 수입은 72억 달러로서 46억달러의 무역

수지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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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여파로 반도체와 TFT-LCD를 중심으로 철강, 건자재 등의 수출도 호조

를 보이고 있다. 반면 품목별로는 전자전기제품, 인쇄물, 선박 등을 제외

하고 대부분 주력 품목의 수출이 1998년 대비 크게 둔화되고 있다. 한편

수입도 크게 증가했는데 그 요인으로는 품질대비 가격경쟁력이 뛰어난

대만산 컴퓨터 및 주변기기, 반도체 등 전기전자 제품류의 수입, 1998년

대미 원화 가치 안정으로 인한 수입여건 호전, 대만의 대한(對韓) 수출공

세 강화 등에 기인한다.

<표 5- 8 > 한국의 對대만 주요 상품 수출 추이

(단위: 백만 달러)

구분 총수출 반도체
액정

디바이스
연료유

전자관
및부품

철강및
강판

무선
전화기

합성
수지

기타
유류제품

동및
동제품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1,248
1,608
2,262
2,296
2,731
3,881
4,004
4,612
5,140
6,345

149
254
372
449
707

1148
683
862
949

1,310

0
0
5
4
4

52
109
234
601

1049

13
5
7

15
65
47
87

214
319
343

54
60
49
79
113
183
241
313
306
235

81
104
147
201
167
142
130
134
187
164

0
3
1
0
1
2
0
1

51
136

25
48
97

117
76
88
98

151
144
133

2
4
6
4
3
5

10
57
88

116

16
22
37
35
42
45
50
73

119
110

구분
기타

유기화학
제품

섬유사
기타

플라스틱
종이 자동차

백색
가전

기타기계 의류
광학
기기류

금속광,
설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37
58
85
79
75
88
65
63
60
79

30
54
85
55
57
79
78
90
74
71

12
17
27
30
42
49
53
55
51
62

3
3
6

11
21
46
54
77
65
61

74
92
110
89
50
87
96
122
78
59

35
40
53
70
88
83
80
68
48
54

11
17
19
27
35
34
33
46
52
43

10
11
26
24
29
45
41
90

139
30

7
9
3
4
7
7
9

66
241
20

33
71

127
36
29

243
536
241
80
20

자료: 한국무역협회(2000),『무역통계연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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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달러 이상의 주요 수출 품목으로는 반도체, 액정디바이스, 연료유,

전자관 및 부품, 철강 및 강판, 무선전화기, 합성수지, 기타 유류제품, 동

및 동제품 등이다. 1999년 기준 반도체는 13억 달러가 수출되었으며 우리

나라 전체 반도체 수출액 189억 달러의 6.9%에 해당한다. 최근 수년 동안

가장 두드러진 수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품목은 액정디바이스, 연료유

및 무선전화기이다. 우리나라는 1992년부터 액정디바이스를 수출하기 시

작했는데 수출 당시부터 지금까지 대대만 수출액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

하고 있으며, 1999년의 경우에도 전체 수출액(24억 달러)의 44.1%를 기록

하고 있다. 기타 유기화학제품, 섬유사, 기타 플라스틱, 가전제품, 기타 기

계류 등은 꾸준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자동차, 의류, 금속광 등은

한 때 1억 달러 이상을 수출하다가 최근 수출액이 감소한 품목들이다.

대만으로부터 1억 달러 이상 수입되는 주요 품목은 전자부품, 산업용

전자, 유기화학제품, 섬유사, 철강제품 등이다. 수입증가율이 가장 두드러

진 품목은 전자부품과 산업용 전자제품으로 1990∼1999년 기간 중 각각

5.9배 및 4.5배의 증가를 기록했다. 전자관련 제품을 제외하면 유기화학제

품과 섬유사의 비중이 큰 편으로 이들 제품은 대만의 경쟁력이 높기 때

문이다. 1995∼1998년 기간 중 일반기계의 연간 수입액이 1억 달러를 상

회하고 있었으나 최근에는 감소추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그 외 대부분의

품목은 큰 변화 없이 현상 유지하는 수준에서 수입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주요 수입 품목인 원유, 농산물, 기계, 금속제품 등 대부분의 품목이 자원

보유국 혹은 기술선진국으로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대만으로부터의 수입

은 일부 보완성이 있는 제품에 국한되어 있다는 특징을 볼 수 있다.

최근 한·대만간의 교역과정에서 나타나는 특징은 전자전기제품의 수

출의존도가 날로 심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전자전기제품의 대대만 수출비

중은 1997년 38.5%에서 1998년 42.1%, 1999년 60.7%로 계속 증가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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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특히 반도체 및 액정디바이스의 대대만 수출비중은 각각 20.7%와

16.5%로 이 품목에 대한 우리나라 전체 수출액의 약 40%를 차지하는 최

대 수출품목이다. 반면 석유화학제품, 철강, 금속제품, 기계류, 섬유류 등

기타 품목의 수출은 1999년 9%∼39%씩 감소하였다. 반도체의 경우 국제

가격의 시세 변동에 따라 수출이 영향을 받을 전망이고, TFT-LCD의 경우

대만업계의 대대적인 투자로 제품 양산화가 본격화되면 수출에 타격을

입을 전망이다.

한·대만간의 교역에는 시장 상황에 따른 공급량 불안정과 가격 조정

이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다. 즉 경기 상황이 어려울 때는 밀어내기식

저가 수출로, 경기 활황 시에는 대만 수출분을 내수시장이나 마진율이 상

대적으로 높은 일본, 미국 등으로 돌림으로서 대만 수입업자의 불만을 야

기하고 있다. 2000년도의 대대만 수출은 유가상승, 엔화의 평가절하와 원

화 강세 등 부정적 요인에도 불구하고 컴퓨터부품과 반도체 등 전기전자

제품의 수출호조로 전년대비 20% 이상의 수출 신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측된다35).

35) 김신아(2000. 9. 22),「시장규모 및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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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9 > 한국의 對대만 주요 상품 수입 추이

(단위: 백만 달러)

구분 총수입
전자
부품

산업용
전자

유기화학
제품

섬유사
철강
제품

일반
기계

직물 농산물
생활
용품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1,452
1,515
1,315
1,407
1,800
2,564
2,725
2,421
1,670
2,972

244
326
260
362
458
709
928
913
892

1,448

105
132
117
123
187
301
349
287
153
469

92
58
56
70
97

144
153
140
80

133

107
120
156
190
297
375
282
181
78

127

101
51
46
25
34

145
86
73
37

106

74
97
76
87
93

132
138
112
31
82

82
57
41
39
69
65
45
43
48
75

151
168
90
64
76
95
85
82
45
60

57
64
64
58
57
81

112
95
34
54

구분
중전
기기

정밀
기계

비금속
광물

플라스틱
제약
원료

기계
요소

가정용
전자

금속
제품

전선
유류
제품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32
37
39
36
35
35
36
32
23
47

24
38
27
24
25
30
28
33
27
42

30
30
27
33
52
49
54
51
27
38

18
28
29
28
43
50
66
63
25
33

20
21
15
18
23
28
30
28
23
29

24
27
24
25
29
38
43
36
13
26

23
29
38
24
31
27
43
33
18
25

21
23
24
23
21
31
30
27
14
21

11
11
11
12
12
17
10
12
14
17

11
7

19
40
9

42
22
23
20
15

자료: 한국무역협회(2000),『무역통계연감』.

나 . 해외시장에서의 경쟁

한·대만간의 교역관계는 상호 보완적인 측면도 있으나 대부분은 경합

적 관계에 있다. 최근 대대만 수출이 급증하고 있는 반도체와 액정디바이

스 등은 대만의 자국내 최종 소비를 위한 수요도 포함되어 있겠지만 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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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으로의 수출을 위한 중간재로서 역할이 크다. 우리나라가 대만으로부터

수입하고 있는 전자부품, 유기화학제품, 섬유사 등도 우리나라의 국내소

비 이외 최종 수출품을 위한 중간재로 이용되는 경우가 많다. 즉 양국간

의 교역은 제3국 시장에서의 경쟁을 위한 중간단계의 교역적 성격을 강

하게 지니고 있다. 실제로 해외시장에서의 경쟁관계를 보면 위의 결과가

명백해 진다.

<표 5-10>은 한국무역협회가 1993∼1999년 기간 중 미국, EU 및 일본

을 대상으로 불변시장점유율(Constant Market Share) 모델을 이용하여 해외

시장에서의 경쟁력 변화를 비교분석 한 것이다.

<표 5- 10 > 주요 수출시장에 대한 경쟁력 변화의 국제비교( 19 9 3∼19 99 )

(단위: %)

구 분 연평균
수출 증가율

수출증가
기여율 평 가

대미
경쟁력
변화

한 국
E U
대 만
일 본
ASEAN
중 국

6.9
10.8
5.7
2.6

11.6
17.7

-1.9
-0.5
-5.5
-5.7
1.0

12.7

약화
약화
크게 약화
크게 약화
약화
크게 강화

대EU
경쟁력
변화

한 국
ASEAN
중 국
미 국
대 만
일 본

8.6
13.5
16.7
6.7
7.0
3.8

2.4
8.2

10.1
-0.1
-1.8
-3.3

강화
강화
크게 강화
약화
약화
크게 약화

대일
경쟁력
변화

한 국
중 국
ASEAN
E U
미 국
대 만

5.4
13.1
4.6
4.6
3.6
4.7

-1.0
9.9
-0.2
-2.0
-5.3
-6.2

약화
크게 강화
조금 약화
약화
크게 약화
크게 약화

자료: 한국무역협회(2000),『무역통계연감』, pp. 102∼109에서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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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수출경쟁력은 EU 지역에서 강화된 반면

미국과 일본에서는 약화되었다. 일본은 미국과 EU에서 수출경쟁력이 크

게 약화되었으며, EU는 미국과 일본에서 수출경쟁력이 약화되었다.

ASEAN 또한 미국과 일본에서의 수출경쟁력이 약화되었고 EU에서 약간

의 상승세를 유지할 따름이다. 다만 중국만이 미국, 일본 및 EU에서 모두

수출경쟁력이 크게 강화된 유일한 국가이다. 따라서 세계 주요 시장에 대

한 수출경쟁력의 분석에서 중국이 경쟁력을 강화하는 만큼 우리나라, 대

만, 아세안 등 대부분 국가의 경쟁력이 그 만큼 약화될 수밖에 없는 구조

이다. 그 중에서도 대만에 대한 영향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

여기서 중국의 수출경쟁력은 어디에서 비롯되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

다. 1978년 개혁과 개방을 표방한 이후 중국경제에서 두드러진 현상 중의

하나는 외부로부터의 투자가 증가했다는 사실이다. 특히 개방 초기 서구

의 기업들이 대중 투자를 망설이고 있던 시기에 대만과 홍콩을 중심으로

한 화교자본의 진출이 대중 투자를 이끌었다. 1989∼1999년 기간 중 대만

과 홍콩의 대중 투자는 중국에 투자된 해외 투자액 중의 8.1% 및 54.8%

로 나타났다36).

홍콩으로부터 유입된 자본에는 대만에서 간접 투자한 금액까지 포함되

어 있다. 1991년부터 2000년 5월까지의 자료만 보더라도 대만의 대중 투

자금액은 연평균 16억 달러에 달한다. 대만의 총 해외투자금액 중 39.6%

에 해당하는 액수이다37). 즉, 중국의 수출 경쟁력 중 상당부분은 해외로

부터의 투자에 의해 형성된 것이고, 해외로부터의 투자에는 대만의 역할

도 컸다. 중국에 소재하는 해외투자기업의 수출 기여율은 1992년 20%를

초과한 이래 1996년에는 40%를 상회하고 있다38). 즉 중국의 수출경쟁력

36) 中華人民共和國 對外合作部 外資司, www.moftec.gov.cn/moftec cn/tjsj/2000 9-22-7. html.
37) 經濟建設委員會(2000),「臺商在大陸投資槪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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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는 상당부분 대만과 홍콩자본의 대륙 투자 결과에서 비롯된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중국과의 경쟁은 중국을 포함한 대만과 홍콩 등 화교자본

전체와의 경쟁이라는 측면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대만기업의 대중 투자 혹은 생산거점의 이동은 최근 들어 더욱 현저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행정원 경제부의 최신 통계에 따르면 2000년 1

월∼8월 기간 중 대만 기업의 대중국 투자액은 전년 동기 대비 146% 증

가한 16.1억 달러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만의 기업들은 중국이

WTO에 가입하게 되면 대만 기업에 부여하고 있던 종래의 우대 조치를

감소시킬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대만의 기업들은 여타 외국의 기업들

과 똑같이 2년간 납세 면제, 3년부터 세금의 50% 납부(二免三減半) 등

대중 투자 혜택을 받아왔다. 미국이 중국에게 항구적 정상무역관계(PNTR)

지위를 부여하고 중국의 WTO 가입이 가시화되면 서방 선진국의 대중 투

자는 자연히 증가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중국의 입장에서 대만기업에 대

한 특별한 투자혜택을 부여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지므로 중국의 우대조

건이 사라지지 전에 대중 투자를 증가시키겠다는 대만기업의 의지가 작

용하고 있다.

대만기업의 대중 투자증가는 외부 요인 못지 않게 내부 요인도 작용하

고 있다. 경제부 투자심의위원회의 분석에 따르면 금년 들어 대만의 대중

투자 증가 원인은 중국의 성장 가능성뿐만 아니라 점차 어려워지고 있는

대만의 산업환경에 기인한다고 분석했다. 즉 대만의 용수공급 부족, 전력

난, 토지 취득난 등이 대중 투자를 서두르게 한 원인으로 분석했다39). 대

중 투자의 증가는 결국 생산거점의 이전을 의미한다. 실제로 대만의 주력

38) 中國統計出版社, 中國統計年鑑(1998)에서 중국의 전체 수출액 중 해외투자기업의 수

출액 비중을 계산한 것임.
39) 대만, 經濟日報(2000. 9.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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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품목인 정보통신기기의 생산기지와 수출지역을 보면 이 사실은 더욱

명백해 진다. 1995년의 경우 전체 생산의 72.0%가 대만 국내에서 생산되

었다. 하지만 불과 4년이 지난 1999년의 경우 국내 생산의 비중은 20%가

량 감소하여 이제는 전체 생산 중의 비중이 거의 절반인 52.7% 수준까지

떨어졌다. 국내생산의 감소분만큼이 중국으로 이전되었다. 즉 대만의 해

외 생산 거점 중 중국에서의 생산 비중은 1995년 14.0%에서 1999년

33.2%로 증가했다. 중국을 제외하면 태국과 말레이시아가 대만의 주요 해

외 생산 거점이다. 태국에서의 생산 비중은 5.0%∼5.9%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반해 말레이시아에서의 생산 비중은 1995년 7.2%에서 1999년

4.0%로 감소하고 있다.

대만기업의 대중 투자급증과 생산기지의 이전은 대만 국내의 산업공동

화 또는 특정 산업의 불균형을 야기할 수도 있다. 정부는 이 점을 우려하

여 최근 중국에 대한 투자와 기술합작에 관한 규제방안을 마련했다. 즉

농업, 제조업 및 서비스업의 부문별 투자금지 항목과 투자금액의 상한을

규정한 것이다40). 농업의 경우 국내 농업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분야, 제조업의 경우 정보통신분야의 첨단기술과 국방과학기술분야, 서비

스업의 경우 금융 및 사회안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분야 등의 대중

투자를 금지했다. 투자금액은 개인이나 중소기업의 경우 6천만 원(이하

NT$) 이하, 비상장 기업의 경우 자본금의 40% 이하 혹은 6천만 원 이하

로 규제했다. 상장기업의 경우 자본금 규모를 50억 원 이하, 50억 원∼100

억 원, 100억 원 이상으로 구분하여 최고 투자액이 자본금의 40%를 넘지

않도록 세밀하게 구분하고 있다.

다음엔 판매 상황을 살펴보자. 생산거점이 대만 국내에서 중국으로 이

동하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지역별 판매실적은 거의 변화가 없다. 전체 생

40) 經濟部(2000),「在大陸地區從事投資或技術合作項目審査原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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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중에서 5% 미만만이 국내에서 소비되고 있다. 북미지역은 여전히 대

만의 정보통신 하드웨어 제품의 가장 큰 시장으로서 1999년의 판매 비중

이 40.8%에 달한다. 다음으로 유럽이 30.7%, 아시아태평양 지역 15.8%,

내수 4.6%, 기타지역 8.1% 였다. 1998년도와 비교해 볼 때 북미, 내수 및

기타지역의 비중이 상승한 반면 유럽과 아태지역은 약간 감소했다.

<표 5- 1 1> 대만의 정보통신기기 국내외 생산 거점과 지역별 판매 현황

(단위: %)

구 분 1995 1996 1997 1998 1999

생산

거점

대 만

중 국

태 국

말레이시아

기 타

72.0
14.0
5.0
7.2
1.8

67.9
16.8
5.5
7.4
2.4

62.6
22.8
5.9
5.6
3.1

57.0
29.0
5.4
4.5
4.1

52.7
33.2
5.3
4.0
4.8

합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판매

지역

북 미

유 럽

아태지역

대 만

기 타

44.0
31.0
15.0
3.7
6.3

41.4
31.5
16.5
3.7
6.9

41.4
29.3
19.1
3.5
6.7

37.6
31.6
19.4
3.8
7.6

40.8
30.7
15.8
4.6
8.1

합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資訊策進會 市場情報中心(1999. 11),「대만의 정보통신 하드웨어 산업현황 및 향후

전망」에서 재인용.

대만은 현실적으로 중국이라는 거대 국가의 영향력을 배제할 수 없지

만 나름대로의 정체를 구축하고 있는 국가로서 수출경쟁력 향상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할 것이다. 천연자원이 빈약한 국가로서 대만은 우리나라

와 유사한 상품수출 구조를 보이고 있고, 수출시장 또한 중복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미국, 일본, EU 및 중국이라는 공동의 수출시장을 대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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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할 수밖에 없다. 또 주력 수출상품이 전자 및 정보통신제품이다(부표

2 참조).

한국무역협회가 우리나라의 수출상품에 대한 가격경쟁력을 분석한 자

료에 의하면 우리나라가 대만보다 세계시장에서의 점유율이 약간 높다는

것뿐 환율, 금리, 물가, 임금 등 경쟁력에 영향을 미치는 거의 대부분의

지표가 대만보다 불리하거나 불안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표 5-12>

에는 한·대만간의 수출가격 경쟁력이 제시되어 있다. 우리나라와 관련된

수치는 외환위기 이후 경제가 회복하는 과정에서 각종 유리한 조건들이

고려된 상황에서의 결과이다. 즉 1998년은 환율이 큰 폭으로 상승(48%)하

고, 명목임금도 3.1% 하락하여 수출채산성이 크게 개선된 상황이다. 그러

나 1999년 임금 상승률이 14.9%에 이르렀다. 만약 임금과 물가불안 및 금

리상승 요인이 발생한다면 외부자금의 차입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기업

의 실정에서 채산성 압박은 물론 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많다.

<표 5- 12 > 한국과 대만의 수출가격 경쟁력 분석( 199 9년)

(단위: %)

항 목 한 국 대 만

수출성과
수출(억 달러) 1,457 1,216
수출증가율 8.6 10.0

교역성과
세계 수출순위 12→12 13→14
세계시장 점유율 상승(2.4→2.6) 상승(2.0→2.2)

환 율

(연평균)
명목환율 변동율 -15.2 -3.5
실질환율 변동율 -12.7 1.7

임 금

(제조업)
임금상승률 14.9 3.3
월평균 임금(US$) 1,240 1,266

금 리
프라임 레이트 8.5 7.2
실세금리 8.1 5.1

물 가 생산자물가 상승률 -2.1 -4.5

자료: 한국무역협회(2000),『무역통계연감』, p. 101.



Ⅴ. 대만의 WTO 가입이 한·대만간의 교역에 미치는 영향 131

4 . 대만의 WTO 가입이 양국간의 교역에 미치는 영향

가 . 개황

세계경제가 계속 호황국면을 유지하고 대만이 WTO에 가입함으로써 경

제의 역동성이 증가된다면 양국 간의 교역, 특히 우리나라의 대대만 수출

은 증가할 수 있다. 최근까지의 추세가 보여주듯이 대만의 수출용 원부자

재와 전자·정보통신분야의 수요증가가 대한 수입증가로 나타날 가능성

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만의 시장개방에 대한 가장 큰 수혜국은 일

본이 될 가능성이 많다. 대만시장은 흔히 일본제품의 아성이라고 불릴 정

도로 대만인의 일본제품에 대한 선호도는 거의 절대적이다. 타이페이(臺

北) 현지의 한국무역관 분석에 의하면 일반 소비재의 경우 일본제품 지명

도가 절대적인 대만시장에서 우리나라 제품이 일본제품과 경쟁하기 힘든

상황이므로 차별화 된 제품과 적정한 가격을 앞세워 기존시장의 틈새를

노리는 니치마케팅(Niche Marketing) 전략을 펴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하

고 있다41). 또 대만은 WTO 가입을 위해 1998년 기계부품, 화학제품, 전

기전자제품, 통신설비, 의료설비 등 500여 품목의 수입관세 인하를 포함,

2002년까지 추가인하가 예정되어 있으므로 이들 분야에 대한 시장개척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결국 대만의 WTO 가입은 대만의 관

세인하와 비관세장벽의 철폐에 따른 시장개방이 이루어지고, 대만의 경제

성장으로 인한 소득효과가 수입으로 연결된다면 우리나라의 수출 증가에

다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 어떤 분야의 교역이 가장 많은 변화를 가져올 것인가? 우리나

41) 김신아(2000. 9. 22), 「시장규모 및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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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입장에서 갑작스러운 수출의 증가나 수입증가가 예상되는 품목은 없

다. 수출과 관련하여 비교적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분야는 자동

차 분야이다. 대만의 수입쿼타 증가와 관세율 인하효과 때문이다. 그 외

관계개선과 국적기 운항으로 인한 관광객의 증가, 농산물 분야의 상호 보

완적 교역증가, 정부 조달시장에의 참여 증가 등이 예상된다.

<그림 5- 1> 대만의 WTO 가입이 우리나라의 무역에 미치는 영향

대만의 대한 관세, 비관세
시장개방 효과

대만의 WTO 가입으로
인한 경제성장 효과

한·대만간 우호관계
회복에 따른효과

대

만

의

W

T

O

가

입

한국의 대대만 시장개방

한

국

국

제

수

지

에

영

향

수출 감소 효과해외시장에서의 경쟁 심화

우호 관계회복에 따른
경제적 효과

수입 증가 효과

수출 증가 효과



Ⅴ. 대만의 WTO 가입이 한·대만간의 교역에 미치는 영향 133

나 . 자동차 수출

우리나라의 대대만 자동차 수출액은 1997년 1.22억 달러, 1998년 0.78억

달러, 1999년 0.59억 달러 등으로 계속 감소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연간

자동차 수출이 200억 달러 내외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대만과의 자동차

교역규모는 매우 적은 편이다. 대만의 한국산 자동차 수입이 저조한 실적

을 보이는 가장 큰 이유는 대만정부가 비우호국 관계를 적용하여 직접

물량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2000년도 대만의 각 국별 승용차 수입쿼

타 배정량은 한국과 일본이 9,317대, 맥시코 6,655대, 태국 4,840대, 폴란

드 3,630대, 체크 3,220대, 호주 2,662대, 남아공화국 2,000대, 말레이시아

1,500대 등이다. 표면상 일본과 동등한 물량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보

이나 일본의 경우 현지 합작공장을 통해 생산활동에 참여하고 있으므로

우리나라와는 입장이 다르다. 대만이 WTO에 가입하게 되면 우리나라에

대해서도 최혜국 대우를 적용해야 할 것이고, 그렇다면 특정 국가로부터

의 수입을 규제하는 국가별 할당수량을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다. 대만정

부는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점진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지

만 이미 각 국별 할당 수량을 1990∼93년 기간 중 수입량이 가장 많았던

년도의 수입량을 기준으로 매년 20%씩 증가하기로 약속한 바 있다. 할당

량 이외의 물량에 대해서도 가입 후 5년까지는 60%의 관세율을, 가입 후

6년 이후에는 30%까지 관세율을 낮추기로 확정한 바 있다. 자동차 부품

에 대해서도 국산화 의무비율을 낮추고, 109개 품목에 대한 명목관세율을

현재의 14.6%에서 WTO 가입 5년 후에는 8.9%까지 낮추기로 약속하고 있

어서 우리나라의 수출 증가가 기대된다.

우리나라의 대만에 대한 자동차 수출은 수입물량의 제한에도 불구하고

최근 들어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한국차에 대한 현지에서의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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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많이 제고된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태고통운(太古運通), 경중자동차

(慶衆汽車), 대소자동차(台塑汽車), 중화승양(中華昇陽) 등 한국차 수입 에

이전트들의 경쟁적 판매활동과 한국차에 대한 이미지 제고 노력에 힘입

어 금년 1∼7월 중 5천대 가까운 판매실적을 기록하고 있다. 또 한국산

레저밴 바람이 다시 일 것으로 보인다고 대만의 경제일간지 경제일보(經

濟日報)가 보도했다42). (주)대소자동차는 대만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한국

차에 대한 이미지 및 그에 따른 판매상황을 자체 조사한 결과 예측했던

것보다 좋은 결과가 나왔으며 따라서 한국차의 안전성을 강조하면서 새

차종을 지속적으로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2000년 1월∼7월 기간 중 판매

실적은 4,985대로서 금년도 쿼타량 9,317대의 54%가 판매되었다. 일반적

으로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의 판매실적이 많다는 점을 고려하면 금년도의

수입쿼터량은 수요량을 충족하기에 부족할 것으로 보인다.

<표 5- 13 > 2 0 0 0년도 1월∼7월 기간 중 한국산 자동차의 판매 현황

(단위: 대)

구 분 합 계 현 대 기 아 대 우 쌍 용 아시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53
550
700
537
693
765
887

284
227
308
218
299
286
292

283
146
194
157
161
174
306

184
121
145
106
156
245
256

101
54
47
52
70
59
32

1
2
6
4
7
1
1

합계 4,985 1,914 1,421 1,213 415 22

자료: 臺灣, 經濟日報(2000. 8. 11).

42) 대만, 經濟日報(2000. 8.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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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태고통운 등 일부 판매상은 이미 금년도 쿼터량을 소진하여

2001년의 주문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판매내용을 보면 소형 승용차보다

는 2000cc 이상의 중형 승용차와 레저밴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국민소

득의 증가와 관광수요의 증가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WTO 가입 이후

엔 더욱 유리한 상황이 예상되므로 부품공급과 판매 후 서비스체계만 잘

운영한다면 지속적인 판매호조가 가능할 것이다.

다 . 농산물 교역

대만의 WTO 가입으로 한·대만간의 농산물 교역은 증가할 것으로 예

상된다. 원래 한·대만 양국은 모두 주요 곡물을 수입해야하는 수입국이

다. 곡물 이외의 대부분의 품목도 수출의 여력이 거의 없기는 마찬가지다.

따라서 시장개방이 이루어지고 관세인하가 되더라도 그 영향이 크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1998년도 양국의 농수산물 교역 내역이 <표 5-14>

에 제시되어 있다. 우리나라와 대만간의 농수산물 교역액은 약 9,223만

달러였다. 이는 1998년 농수산물 총교역액 1,006,821만 달러의 0.9%에 불

과한 수준이다. 수출은 7,467만 달러, 수입은 1,756만 달러로서 우리나라

가 5,711만 달러의 무역수지 흑자를 나타냈다. 주요 수출 품목은 김, 오징

어, 인삼제품, 옥수수 전분 등이며, 주요 수입품은 어란(魚卵), 배합사료,

난초 등이다.

이상의 교역 내역으로 미루어 보더라도 대만이 WTO에 가입하더라도

양국간의 농산물 무역구조에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날 가능성은 거의 없

다. 다만 과수와 특용작물을 비롯한 일부 농산물의 교역량은 증가할 수

있다. 양국은 국내 농업의 여건을 감안하여 1980년 후반부터 구상무역

(barter trade) 형식의 수출입을 시도하여 크게 성공한 적이 있다. 예를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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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우리나라에서는 국내 과잉공급 되고 있는 배를 대만으로 수출하고 그

에 상당하는 양의 바나나를 수입하기로 합의한 것이다. 이 같은 구상무역

은 수년간 지속되면서 양국의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좋은 반응을 가

져왔으나 1992년의 정치적 단교와 함께 중단되었다. 그 후 1994년 서울에

서 개최된 회담에서 한국산 과일(사과, 배)과 대만산 농산물(바나나, 양파,

마늘 등)의 구상무역 재개에 합의했다. 그러나 1997년 대만정부가 한국의

불성실 이행을 이유로 구상무역을 중지시켰다. 1998년 WTO 작업반에서

한국정부의 요청으로 다시 한 번 한·대만간의 농산물 구상무역 재개 논

의가 제안되었으나 대만측의 논의거부로 무산되었다. 앞으로 양국 모두의

농업발전을 위해 구상무역 형태의 농산물 교역을 다시 추진할 필요가 있

다. 우리나라의 사과, 배 등은 대만에서 아주 호평을 받는 품목으로 고가

에 판매될 수 있다. 바나나, 파인애플 등 우리나라가 이미 개방한 품목은

물론 고급호텔에서 제공되고 있는 리즈( 枝), 망과 등 대만산 열대성 과

일도 국내에서 고가에 판매될 수 있다. 대만산 농산물은 중국이나 아세안

및 중남미산보다 가격은 다소 비싸더라도 품질이 우수하고 신선도를 유

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농산물 분야에서 이러한 품목을 개발한다면

양국간의 교역은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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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14 > 199 8년 한·대만간의 농수산물 교역 현황

(단위: 톤, 천 달러)

수 출 수 입

주요 품목
중 량 금 액

주요 품목
중 량 금 액

90,077 74,674 6,790 17,563

김

굴

오징어

뱀장어

밤

송이버섯

닭고기

돼지고기

인삼음료

홍삼

백삼

고추장

고추

양파

토마토

당근

양배추

오렌지

옥수수 전분

감자

729
156

2,279
2

90
8

15
1,841

177
57

11,513
10
33

2,015
227
269
759
194

33,844
619

9,534
731

1,200
627
285
113
72

915
475
113

1,602
16

101
893
133
88

201
253

7,013
1,559

어란

김

오징어

전갱이

고등어

상어

배합사료

참기름

난초

파인애플

면실

37
87

622
470
327
243

1,216
167
354
51

248

252
162
671
710
234
465

1,039
401

5,400
84
50

주 1) 닭고기에는 생닭이 포함되어 있음.
2) 홍삼 및 백삼에는 홍삼제조품 및 백삼제조품이 포함되어 있음.

자료: 고재모(2000),『중국과 대만의 WTO 가입에 따른 우리나라의 대응방안』, p. 84.

라 . 정부 조달시장

세계적으로 정부조달의 규모는 GDP의 10∼15% 규모로 추정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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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의 정부 조달시장은 연간 약 200억∼300억 달러 규모로 평가되고 있

다. 정부조달이란 정부기관이 그 기관의 수요 혹은 특정 정책목표의 달성

을 위해 민간부문으로부터 재화와 용역을 구매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대

부분의 국가는 국내 정책목표를 위해 정부조달시장을 이용하며 개방을

제한하고 있다. 국산제품의 수요확대와 특정산업의 보호를 목적으로 한

외국제품의 구매금지, 할당, 특혜가격 등을 명시하기도 한다. 또 입찰방식,

비공개적인 기술명세, 입찰과정의 불투명성, 상쇄(offset)구매 등을 이용하

여 외국 기업들의 참여를 제한하기도 한다. 이러한 차별적인 조달정책이

무역제한 효과로 나타남에 따라 정부조달에 대한 국제규범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으며, 도쿄라운드 이래 줄 곧 논의되어 오다가 1993년 12월

정부조달협정(GPA)이 체결되었다. 정부조달협정은 가입국이 양허한 중앙

및 지방정부와 정부 관계기관이 특정 금액을 정하여 그 이상의 조달계약

에 대해서는 타 가입국의 조달공급자에 대해서도 반드시 내국민 대우와

무차별 원칙을 적용하여 시장을 개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만정부는 WTO 가입에 대비하여 1995년 5월 27일「정부조달법(政府

採購法)」을 제정, 반포했다. 이 법은 WTO의 정부조달협정 내용에 부합하

도록 개정된 것이며 공공공정위원회(公共工程委員會)에서 관리하도록 규

정하고 있다. 동 위원회의 자료에 의하면 1999년도 정부조달금액은 130억

달러였으며, 지출 구성비를 보면 건설분야가 59.1% 였고 물자구매가

33.4%이었다. WTO의 정부조달협정에 의해 외국 기업이 참여 가능한 금

액은 78억 달러였고 이는 전체 정부조달 금액의 60%에 달한다. 실제로

외국 기업이 대만의 정부조달에 참여하여 낙찰된 금액이 전체 조달금액

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98년 12.7%, 1999년 7.7% 등이었다43).

대만정부는 업체간 담합이나 수의 계약 등 불법적인 입찰행위를 막기

43) 經濟部 中小企業處(2000),『2000年 中小企業白皮書』, 第1章 第3節 p.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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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2000년 12월 1일부터 인터넷에 의한 정부조달 업무를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우선 국영기업인 중화정보통신(中華電信)이 12월 1일부터 인터

넷을 통한 정부 조달 입찰 웹사이트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중국석

유(中油), 대만전력(台電) 등 약 2만개의 정부기관은 2001년부터 이 웹사

이트를 통해 조달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며 여기에 참여하는 국내외 민간

기업은 20만개, 거래액은 200억 달러를 상회할 것으로 추정했다. 정부의

연간 구매규모를 330억 달러로 추정하고 있으므로 인터넷에 의한 조달규

모는 정부 전체 구매규모의 60%에 이른다. 정부는 대만은행(台灣銀行) 등

10여개 은행과 제휴하여 전자 입찰보증서 를 만들어 입찰 참여 업체들에

게 지급함으로써 입찰보증금을 인터넷을 통해 지불할 때의 안전성 문제

를 완벽하게 해결했다고 밝혔다44).

대만정부의 이러한 조치는 정부구매의 투명성을 높이는 계기일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기업들의 참여기회 증가를 의미할 수도 있다. 대만정부

가 투자환경 조성을 위해 사회간접자본(SOC)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준비

하고 있고, WTO 정부조달협정을 앞당겨 실시하고 있으므로 그간 해외

건설현장에서 각종 노하우(know-how)를 쌓아온 우리나라 기업의 진출이

어느 때보다 기대되는 시점이다. 타이페이(臺北) 무역관은 대만진출 유망

분야를 다음과 같이 분석하고 있다45). 즉 대만의 시장개방 및 관세인하와

관련하여 정부조달 시장, 술, 담배, 농산물, 이동통신 및 위성통신 설비,

자동차(자동차 부품) 등의 진출이 유망하다. 그 중에서도 대규모 건설 프

로젝트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21세기 국가건설계획, 아·태

운영센터 설립계획, 국제금융센터 건립, 공공건설 프로젝트 추진계획, 포

모사 플라스틱의 석유화학공장 증설 등 대규모 건설 프로젝트에 대한 적

44) 대만, 經濟日報(2000. 10. 4).
45) 정민영(2000),「무역관25시-무엇을 도와 드릴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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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적인 참여가 있어야 할 것이다. 특히 1999년 대지진 이후 노후 전력설

비(전력케이블, 절연전선, 중소형 발전기 및 변압기 등)의 교체, 건자재,

건설장비 등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대북(臺北)∼고웅(高雄)간 고속철도

건설이 금년 하반기 본격 착수될 전망이고 지진피해 복구사업, 노후 교량

이나 도로 등에 대대적인 투자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관련설비나 자재 등

수요가 확대될 것이다.

마 . 기타 각 분야

대만이 WTO에 가입한다고 하더라도 중국과의 관계 때문에 정치적 관

계가 완전히 회복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대만의 WTO 가입은 대

만의 국제경제기구로의 공식적 편입을 의미하기 때문에 정치분야를 포함

해 전반적인 우호관계 개선은 기대된다. 따라서 항공기의 운항, 관광객의

증가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자동차와 농산물교역을 제외하면 양국간 교역이 급증할 가능성이 있는

분야는 많지 않다. 양국간에는 이미 대부분 상품에 대해 거의 MFN에 준

하는 일반관세율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만이 WTO 가입하

더라도 일부 분야를 제외하면 직교역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오히려 제3국 시장에서의 경쟁력이 더욱 치열해 질 가능성이

있다. 이 사실은 대만의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서도 나타나고 있

다. 1995년 대기업 628개, 중소기업 3,430개를 대상으로 대만기업 수출상

품의 주요 경쟁대상국 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만기업의 수출에 위협을 주

는 국가로는 중국 25%, 일본 32%, 한국 14%, 미국 14%, 아세안 8% 등으

로 나타났다46).

46) 經濟部 統計處,『中華民國臺灣地區製造業經營實況調査報告』(1996. 10), 최수웅(1998),



Ⅴ. 대만의 WTO 가입이 한·대만간의 교역에 미치는 영향 141

대만의 WTO 가입은 135개 회원국으로부터 무조건, 항구적인 최혜국 대

우(MFN)를 받게됨으로서 쌍무협상에서 오는 어려움을 면할 수 있다. 또

정치적 이유로 교역이 금지되었던 국가와의 교역이 자연스럽게 확대될

수 있다. 나아가 무역 상대국과의 무역마찰 및 분쟁시 WTO의 다자간 무

역분쟁처리제도를 적절히 활용할 수 있으며 무역자유화를 위한 다자간

회의에 직접 참가하여 자국의 이익 수호를 위한 발언권을 높일 수도 있

다. 대만과 우리나라가 모두 주력 수출상품으로 인식하고 있는 전자 및

통신기기 제품, 석유화학 제품, 합성수지 제품, 철강 및 일부 금속제품 등

은 동일 시장을 놓고 동일한 조건에서 경쟁할 수밖에 없다. 전자 및 통신

기기 제품은 대만이 집중 육성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차세대 수출 주력

상품으로 인식하고 있고, 이미 세계 주요 시장에서 치열한 경쟁상태에 직

면해 있다. 석유화학 제품의 경우 한·대만 양국이 모두 과잉공급 상태에

있다. 1998년 대만의 석유화학 공장이 소실되었을 때 우리나라의 관련 기

업들이 큰 호황을 누린 경험이 있을 정도로 과잉경쟁의 상태에 들어가

있다. 합성수지 제품은 대만이 세계적인 강국이며, 철강제품은 최근 대만

의 수출이 증가하고 있는 품목이다.

이상 대만의 WTO 가입이 양국간의 교역에 미치는 영향을 요약하여 정

리한 것이 다음 <표 5-15>와 같다.

『대만기업의 국제화전략과 시사점』, p. 135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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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15 > 대만의 WTO 가입에 따른 부문별 영향 요약

구 분 한국의대대만수출 한국의대대만수입 제3시장에서의경쟁

농산물
일부청과류수출증가예상 아열대산 과일류 및 양념류

수입증가예상

일본시장에서 경쟁 심화

예상

섬유,
의류

대만의관세인하로약간의수출

증가기대

종래의추세유지 경쟁력에 영향을 미치는

특별한요인없음

석유화학
대만의 국내 공급증가로 수출

감소예상

약간의수입증가예상 대만의경쟁력강화예상

전자,
정보통신

세계경제의호불황에직접적영

향을받을것으로예상.
세계경제호경기시수출증가

예상

세계경제 및 국내 경제의

호불황에 영향을 받겠지만

일반적으로수입증가예상

부품수출을 위한 양국의

경쟁심화예상

기계
대만의수요가일본, 구미에집

중되어있으므로수출어려움

종래의추세유지예상 기계제품은 해외시장에서

경쟁관계가아님

금속,
철강

대만의대형건설사업추진으로

국내수요가증가하여수출기회

확대

국내경기의 영향을 받는 정

도임

우리나라의 경쟁 우위 품

목임

자동차

및부품

관세인하, 쿼타량증가등에힘

입어수출증가기대

수입대상품목이거의

없음

대만산 자동차의 국제경쟁

력없음

자료: 필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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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이 WTO에 가입하는 경우 대만의 시장개방으로 우리나라의 자동차

수출이 유리해질 전망이고, 농산물 교역증가와 관광분야의 수요증가가 예

상된다. 일부 분야를 제외하면 한·대만간의 직교역에는 큰 영향을 미치

지는 않을 전망이다. 제3시장에서는 대만의 입지가 다소 유리해 지면서

경쟁이 치열해 질 전망이다. 정치적인 이유로 거래가 어려웠던 국가와의

교역이 재개될 수도 있고, 쌍무협상에서 오는 어려움을 WTO에 제소하여

해결하는 방안도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국과 대만의 전체 경제

규모에 비추어 볼 때 상호간에 미치는 영향은 크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대만의 WTO 가입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은 교역의 증감을 통해서보다

대만의 WTO 가입과정과 경제운용을 고찰하는 과정에서 파악할 수 있다.

대만경제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얻게된 두 가지의 중요한 시사점은 정부

의 사전적 준비와 기업의 적응노력으로 요약할 수 있다.

1. 정부의 사전 준비와 지원

대만경제가 장기간 성장과 안정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정부가 무엇

보다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대만정부는 최근 아시아 각 국이 금

융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과정에서 대만만이 비교적 안정을 유지하

고 있는 원인 중 하나는 정부의 시의적절한 정책과 대책 때문이라고 지

적한 바 있다47). 사실 이러한 지적은 매우 추상적일 수 있다. 하지만 대



144 대만의 WTO 가입 전망과 시사점

만의 경제나 기업을 연구한 보고서 혹은 논문에서는 거의 모두가 지적하

는 중요한 시사점이다. 최수웅은「대만기업의 국제화 전략과 시사점」에

서 가장 먼저 정부의 적극적인 기업 국제화 지원을 지적하고 있고, 김원

태 역시 대만경제가 강한 요인으로 체질강화에 기여한 경제정책을 들고

있다48). 실제로 과거 대만의 경제정책 과정을 살펴보면 대만정부의 이러

한 평가는 과장이 아니다. 최근 WTO 가입과 관련해서도 제3장에서 보았

듯이 시장개방에 대비한 사전적 입법조치와 대응전략이 아주 치밀하게

전개되고 있다.

대만정부는 1998년「지속적 발전을 위한 산업정책」을 발표했다49). 1953

년에서 발표 당시까지 45년간 정부의 산업정책을 요약 보고한 내용이다.

이 보고서는 대만의 산업발전을 노동집약 산업에 의한 수입대체산업

발전시기(1953∼1960), 노동집약 산업에 의한 수출확장 시기(1961∼1970),

중화학공업에 의한 수입대체산업 발전시기(1971∼1980), 기술집약 산업에

의한 첨단공업 발전시기(1981∼현재)로 구분하고 있다. 각 시기별로 유효

한 정책적 조치가 수반되면서 성장과 안정의 두 목표를 달성할 수 있었

고, 앞으로도 정부의 적극적인 산업정책에 의거하여 국제화, 세계화의 파

고를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낙관하고 있다.

47) 經濟建設委員會(2000),「臺灣經濟發展與21世紀國家願景」, 동 보고서의 金融危機對中

華民國衝擊相對較輕的原因 에서 금융위기의 충격이 비교적 경미한 원인을 다음 다섯

다지로 지적하고 있다. ①건전한 경제체질, ②점진적인 경제 및 금융자유화, ③산업

구조조정의 성공, 중소기업과 첨단기술 위주의 왕성한 창업정신, ④정부의 시의적절

한 정책과 효과적인 대응 조치 등.
48) 최수웅(1998),『대만기업의 국제화전략과 시사점』, p. 194 및 김원태(1998),『대만경

제 왜 튼튼한가』, p. 18.
49) 江炳坤(行政院 經濟建設委員會 主任委員)(1998),「永續發展的産業政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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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1> 대만의 산업정책 주요 내용과 정책적 조치

구 분 주요 내용 정책적 조치

노동집약 산업에 의한 수

입대체산업 발전시기

(1953∼1960)

국내 유치산업 보호

수입제한, 수출장려

국영사업 민영화

수출상품 조세환급법

외국인 투자조례

화교 투자조례

투자장려조례

노동집약 산업에 의한 수

출확장 시기

(1961∼1970)

투자환경 조성

가공무역 활성화

수출입절차의 간소화

과학기술발전

외환 및 무역개혁방안

19개항 재정개혁방안

가공수출지구관리조례

공업발전요강

국가과학발전계획

중화학공업에 의한 수입

대체산업 발전시기

(1971∼1980)

경제 내실화

석유화학공업 육성

에너지정책 강화

중소기업의 육성

10대 경제건설 추진

대만지구 에너지정책

오염방지법

중소기업보도법

기술집약 산업에 의한 첨

단공업 발전시기

(1981∼현재)

산업구조조정

경제자유화의 실현

환경보호의식의 제고

신죽 과학공업단지 조성

산업구조조정조례

고급기술인력 육성방안

투자, 금융자유화 조치

환경보호정책 요강

공해분규처리법

중소기업강화 5개년 계획

자료: 行政院 經濟建設委員會(1998),「永續的産業政策」에서 필자가 요약 정리한 것임.

그리고 정부의 적극적인 산업정책의 결과 첨단기술산업의 발전, 선진공

업국 수준의 수출구조 달성, 민간의 연구개발에 대한 의식 제고, 완전고

용의 달성, 중소기업의 건전한 발달 등의 성과를 이룩했다고 자평하고 있

다. 최근까지의 성과를 이어갈 뿐만 아니라 시장개방에 능동적으로 대응

하기 위하여 대외적으로는 APEC에서 적극적인 활동, OECD에서의 옵서

버 활동, WTO 가입 신청이 이루어졌으며, 대내적으로는 아·태운영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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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ROC)를 설립하여 운용하고 있다.

<표 6- 2 > 정부의 적극적인 산업정책의 성과

분 야 성 과 내 용

첨단기술산업의 발전

전자, 정보산업의 급속 성장, 제조업 순생산액이 1981년의

7.1% → 1997년 24.1%
정보통신관련 산출액이 미국, 일본에 이은 세계 3위 수준

컴퓨터 부품 등 14개 품목 전세계 수출 1위

선진공업국 수준의

수출구조 달성

자본집약 상품이 총수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 1986년
22.9% → 1997년 30.2%
고급기술제품이 총수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 1986년 27.6%
→ 1997년 48.7%

민간의 연구개발에

대한 의식 제고

제조업 기업의 영업수입에서 R&D 비용이 차지하는 비중,
1986년 0.4% → 1996년 1.03%

완전고용의 달성
OECD 국가와 비교한 최저의 실업률 유지, 1960년대 2.0%
→ 1997년 2.7%

중소기업의 건전한

발달

1996년 기준 국가 전체 기업수 중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

율 98%, 중소기업의 고용 비중 69%, 중소기업의 수출 비중

50%

자료: 위 <표 6-1>과 같음.

대만정부는 지금까지의 성과에 머물지 않고 21세기에 대비하는 새로운

발전전략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경제부는 우선 21세기를 주도할 10

대 공업분야를 선정하였다. 통신공업, 정보공업, 소비전자공업, 반도체공

업, 정밀기계 및 자동화공업, 항공우주공업, 고급재료공업, 특수화학품 및

제약공업, 의료보건공업, 오염방지공업 등이 그것이다. 각 분야별로 첫째,

경쟁 잠재력을 가진 상품, 둘째, 관건이 되는 기술분야, 셋째, 향후 발전

과정에서의 문제점, 넷째, 발전전략, 다섯째, 정책적 조치 등을 분석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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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분야에 대해 정부가 집중적으로 지원한다는 내용이다50). 예를 들

면 통신공업분야에서는 경쟁잠재력을 가진 상품을 ISDN 최종단말기 설비

(ISDN 영상전화기, G4전송기 등), 개인 이동통신용 설비(PBX접속기), 광

섬유계통의 각종 부품(광학검파기, 반도체 레이저기, 광증폭기) 등 4개를

선정하였다. 상기 상품과 관련하여 관건이 되는 핵심기술은 CDMA공정기

술, 영상형성 및 압축기술, 다매체 수(數)신호처리기술, 반도체 레이저기술

등 7개 분야로 파악하였다. 앞으로 핵심기술을 확보하는 데 발생 가능한

애로사항을 인재, 기술, 인증(認證), 시장분야로 나누어 분석하고 있다. 상

기 애로사항을 타개하기 위하여 정부는「통신 및 전자기술 발전계획」,

「무선통신기술 발전계획」,「신상품개발 및 보도법」,「민간사업자의 신

상품개발 장려법」등을 시행하고 있다. 신상품이 개발되면 경제부 공업국

이 중심이 되어 국제적 인증기관에 등록하고 시장개척에도 적극 참여한

다는 계획이다. 즉 선정된 10개 공업분야를 중심으로 국가 혹은 기업차원

의 인재확보, 기술수준, 시장조사 등을 철저히 검토·분석한 후 심화되고

있는 경쟁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것이다.

2 . 기업의 적극적인 적응 노력

가 . 기업의 건전한 재무구조

자본주의가 발달할수록 경제주체로서 기업의 역할이 점점 커진다는 것

은 자본주의의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 이는 기업의 건전성 여부가 개별

50) 經濟部 工業局(2000),「十大新興工業發展策略與措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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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과 해당 산업은 물론이요 국가 전체의 경쟁력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 의미에서 동아시아 각 국의 경제적

위기에도 불구하고 오직 대만만이 예외적으로 안정을 유지했던 비결 중

하나는 기업의 재무구조 건전성에서 찾을 수 있다.

우리나라와 대만의 제조업 재무구조를 비교한 내용이 <표 6-3>에 제시

되어 있다. 이 표에 의하면 대만 제조업체들의 자기자본 비율은 50%를

상회하고 있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 제조업체의 자기자본 비율은 25% 내

외, 일본 제조업체의 자기자본 비율은 32% 수준에 머물고 있다. 한, 일,

대만 3국의 자기자본 비율에 있어서 대만 기업들의 건전성이 확실한 우

위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한·대만 양국의 부채비율 구조를 보면 기업

건전성의 내용이 더욱 명확해진다. 대만 제조업체의 부채비율은 90% 내

외에 불과하고, 그 비율도 최근까지 계속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 제조업체의 부채비율은 300% 안팎을 보여주고 있다.

부채비율이 높을수록 금융비용의 부담이 커질 것은 당연하다. 매출액 대

비 금융비용의 규모가 대만 기업의 경우 2%수준인데 비해 우리나라 기업

의 경우 거의 6%에 이르고 있다.

2000년도 대만경제부 중소기업처(中小企業處)가 발표한『중소기업백서

(中小企業白皮書)』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1997년도 자산 대비 부채의 비

율은 더욱 낮아서 61.4%에 불과하다51).

기업의 건전한 재무구조와 중소기업 위주의 경제운용은 외부의 경제적

충격에 대한 적응력을 높일 뿐만 아니라 경제력의 분산으로 정부의 정책

또한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게 했다. 최근 우리나라가 IMF 구제금융을

받으면서 정부는 기업 구조조정 및 건전성 확보의 일환으로 부채비율을

51) 이 자료는 1997년까지만 제시되어 있음. 經濟部 中小企業處,『2000年 中小企業白皮

書』 第3章 第1節, p.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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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로 낮추도록 권고하고 있다. 이 같은 실정에 비추어 본다면 대만 기

업의 건전성은 시사하는바가 크다.

<표 6- 3 > 한국과 대만의 제조업 재무구조 비교

(단위: %)

구 분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한 국

자기자본 비율

부채비율

금융비용/매출액

24.6
306.7

5.7

23.9
318.7

6.3

25.3
294.9

5.9

24.8
302.5

5.6

25.9
286.8

5.6

24.0
317.1

5.8

대 만

자기자본 비율

부채비율

금융비용/매출액

50.5
97.9
2.4

51.8
93.0
2.3

53.2
88.0
2.2

53.4
87.2
1.7

53.9
85.7
2.2

-

일 본 자기자본 비율 31.2 31.5 32.0 32.3 32.5 -

자료: 한국은행(1997),「기업경영분석」, 김원태 외(1998),『대만경제 왜 튼튼한가』, p. 11
에서 재인용.

나 . 주문자 상표 부착 방식의 생산체계 활용

대만경제의 성과는 정부의 지원과 기업의 노력이 동시에 이루어낸 합

작품이다. 이는 앞에서도 보았지만 첨단 기술제품의 생산과 수출이 괄목

할 만한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는 데서 입증된다. 대만의 IT제품 생산량은

미국, 일본에 이어 세계 3위의 수준이다. 일반적으로 대규모의 투자가 이

루어져야 하는 IT산업이 대만에서는 중소기업에 의한 성과라는데 특징이

있다. 대만의 중소기업 제품이 총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50%에 이른다.

1999년 세계 시장에서 산출량 기준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제품은 <표

6-4>에 나타난 바와 같이 노트북 컴퓨터, 모니터 등 14개 품목이다. 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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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0만의 대만 입장에서 세계 제일의 산출량은 곧바로 수출과 직결된다

는 의미이다. 노트북 한 품목만 하더라도 산출량 기준 전세계 시장점유율

49%, 수출액 102억 달러를 기록하고 있다. 그 외에도 모니터 93억 달러

(점유율 58%), 집적회로(IC 칩) 65억 달러(점유율 67%), 메인보드 49억 달

러(점유율 64%) 등을 기록하고 있다. 세계 제일의 수출 품목 중에서 컴퓨

터와 관련되지 않은 품목은 수공구와 ABS 수지(樹脂) 뿐이다. 1983년 세

계 제일의 12개 품목이 신발류, 자전거 및 그 부품, 재봉틀 등이었던 점

과 비교한다면 시대의 흐름에 적절히 부응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면 어떠한 과정을 거쳐 대만의 중소기업이 이처럼 큰 역할을 수행

할 수 있었는가?「중소기업강화 5개년 계획(1997)」을 비롯한 정부의 지원

도 있었지만 기업들의 적극적인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우선

중소기업 특유의 기동력을 이용하여 주문자 상표부착(OEM) 방식의 생산

을 적극적으로 도모한 것이다. 주요 수출 품목만 보더라도 대규모의 자본

투하가 이루어져야 생산이 가능한 반도체보다는 OEM 방식에 적합한 모

니터, 케이스 등과 같은 품목들이 대부분 이다. 예를 들면 세계적 전자제

품 제조회사인 컴퍀(Compaq), 델(Dell), IBM, 휴렛펫커드(HP) 등이 필요한

부품을 OEM 방식에 의거하여 대만의 중소기업으로부터 공급받고 있다.

그러면 대만의 중소기업 위주의 제품생산 및 수출구조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은 무엇인가? 그것은 성공하고 있는 대부분의 중소기업 제품이

OEM 방식에 의한 생산이라는 것이다. 자체상표로 시작한 기업 가운데는

실패한 기업이 많지만 OEM 방식으로 시작한 기업은 모두 성공하고 있다

할 만큼 OEM 방식은 대만기업, 특히 정보산업체들의 대외경쟁력 원천이

되고 있다52). 하지만 OEM 방식의 생산은 어떻게 주문량을 확보하느냐는

것이 관건이다. 주로 세계적인 판매망과 자본 동원능력이 뛰어난 다국적

52) 최수웅(1998),『대만기업의 국제화전략과 시사점』, p. 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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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자국의 불리한 여건을 피하기 위하여 해외에서 주문생산을 한다.

따라서 OEM 거래에 종사하는 대만의 기업들은 국제적 분업체계에서 하

부구조에 해당되며, 의사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부구조에 속하는 기

업들의 주문 여하에 따라 대만기업의 성공과 실패가 갈릴 수밖에 없다.

<표 6- 4 > 세계 제일의 수출품목 내역

1983년 1999년

품 목
산출액

(억 달러)
품 목

산출액
(억 달러)

세계시장 점유율
(산출량 기준, %)

신발류

선풍기

자전거

우산, 양산

재봉틀

테니스 라켓

자전거 타이어

보온병

조미료

자전거 브레이크

장뇌(樟腦, 약품)
자전거 체인

18.0
2.3
2.2
1.9
1.8
1.0
0.8

0.35
0.20
0.14

0.065
0.056

노트북 컴퓨터

모니터

집적회로(IC 칩)
메인보드

너트(nut)
전원공급기

케이스

수공구(手工具)
CD롬

ABS수지(樹脂)
스케너

모뎀

키보드

102.0
93.3
65.1
48.5
21.1
17.4
14.2
13.4
11.3
9.5
9.3
9.1
5.1

49
58
67
64
16*

70
75
16*

74
25*

91
57
68

주: *표시는 전세계 수출시장에서의 점유율 비율임.
자료: 行政院 經濟建設委員會(2000),「臺灣經濟發展與21世紀國家願景」, p. 7.

OEM 방식의 생산기업이 직면하고 있는 또 하나의 어려움은 BTO(Build

to Order) 경영방식에 기인한다. 이 경영방식은 OEM 생산기업이 생산과

유통을 고객의 주문에 맞추는 방식이다. 즉 고객이 지정한 장소에서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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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하거나 화물창고를 운영하면서 주문이 들어오면 현지에서 즉시 상품

을 공급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전 지구촌을 대상으로 관리체

계(global logistic)를 갖추어야 가능한 경영방식이다. 실제로 데스크 탑 PC

의 주요 공급자인 굉기(宏碁), 신달(神達), 치복(致福), 노트북PC의 주요

공급자인 인보(仁寶), 남천(藍天) 등이 모두 OEM 생산방식과 BOT 경영방

식에 모두 성공한 기업들이다53). BOT 방식으로 운영되는 기업들은 주문

량과 원료의 확보에서부터 판매와 재고품 처리에 이르기까지의 전 과정

에 대응해야 하므로 뛰어난 임기응변 능력을 보유해야 한다. 따라서 소규

모 중소기업의 입장에서는 경쟁의 벽이 더 높아진 것을 의미한다.

최근에는 동남아 각 국의 기술수준이 향상되면서 주문처가 이전할 가

능성도 상존하고 있다. 경쟁은 더욱 치열해 질 것이며 이윤율은 저하될

것이다. 세계경제의 호황국면이 지속될 경우 계속되는 주문으로 대만의

중소기업들은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하지만 십 수년간 지속되어 오던

미국의 경제가 하강국면으로 접어들었다는 최근의 보고를 필두로 세계경

제의 불황이 이어진다면 대만기업의 어려움은 가중될 것이다. 세계경제의

침체는 전통산업에 바탕을 두고 수출 주력상품을 개발하던 과거와는 달

리 IT산업 위주의 OEM 거래는 대만기업에 치명적인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세계경제의 침체는 주문량의 감소로 이어질 것이고, 이는

재고증가를 의미한다. 자체 판매망을 구축하지 못한 상황에서 재고의 증

가는 곧 도산과 직결될 수 있다.

OEM 방식에 대한 위협은 밖으로부터도 가해지고 있다. 세계 10대

CEM(Contract Electronics Manufacturing) 업체들이 아시아지역의 설비를 확

장하여 전자제품 시장을 직접 공략할 계획이기 때문이다54).

53) 經濟部 中小企業處(2000),「跨世紀中小企業之願景-中文提要」, p. 5.
54) CEM은 OEM과 마찬가지로 주문자상표 부착방식의 생산형태임. 다만 OEM이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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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M방식의 생산과 수출의 한계를 탈피하기 위하여 한 편에선 자기상표

의 개발에 의한 고부가가치 상품을 개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

다. 하지만 다른 한편에선 대만의 경제적 현실을 감안할 때 OEM 방식을

더욱 심화시켜 세계 최고의 위탁생산기지로 육성하는 것이 유일한 방안

이라는 주장도 제기된다. 어떠한 길로 나아가느냐 하는 것은 대만의 선택

이지만 지금까지는 OEM 방식에 의한 생산과 수출전략이 주효했다고 평

가할 수 있다.

다 . 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력

기업의 경쟁력을 결정하는 요인은 많다. 생산요소의 생산성, 정부의 지

원, 금융서비스, 사회간접자본의 형성 등 복합적 요인에 의해 경쟁력이

결정될 것이다. 하지만 기업이 스스로의 노력에 의해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은 근로자 개인의 생산성과 창의력의 제고가 중요한

요인이 될 것이다. 국제경영개발원(IMD)이 1998년 각 국 노동생산성의 경

쟁력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대만의 노동생산성은 미국과 일본에 비해

각각 0.77 및 0.98를 기록하고 있다. 아시아 경쟁국과의 비교에서 싱가포

르(0.94)와 홍콩(0.89)에 비해서는 다소 열위를 나타내고 있으나 우리나라

에 비해서는 1.47의 상대적 우위를 보이고 있다.

대만의 기업과 정부는 노동생산성의 향상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

고 그 결과가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의 증가로 나타나고 있다. 기업들은

영업수입에서 연구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1986년 0.4%에서 1996년

산업을 포괄한 위탁생산인 반면 CEM은 전자제품만을 대상으로 하는 위탁생산인 점

이 다를 뿐임. 따라서 대만의 IT관련 중소기업들은 엄밀한 의미에서 대부분이 CEM
방식에 속한다고 할 수 있음. 최수웅(1998),『대만기업의 국제화전략과 시사점』, p.
110.



154 대만의 WTO 가입 전망과 시사점

1.03%로 증가시켰다. GDP 대비 연구개발비의 비중은 1.86%로서 미국

(2.42%), 일본(2.98%) 등과는 차이가 있으나 세계 13위를 기록하고 있다.

연구개발 분야에 종사하는 연구자의 수는 79,400명으로 세계 16위에 랭크

되어 있지만 전체 인구규모를 고려한다면 적은 숫자가 아니다.

<표 6- 5 > 노동생산성의 국제비교

미 국 일 본 대 만 한 국 싱가포르 홍 콩

미 국 1 0.784 0.768 0.524 0.815 0.868

일 본 1.276 1 0.980 0.669 1.040 1.108

대 만 1.302 1.020 1 0.683 1.061 1.130

한 국 1.907 1.495 1.465 1 1.554 1.656

싱가포르 1.228 0.962 0.943 0.644 1 1.066

홍 콩 1.152 0.903 0.885 0.604 0.939 1

주: 각 국의 환율을 고려한 구매력 평가방식에 의해 계산한 결과임.
자료: IMD(1998), The 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 in 1998.

생산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는 창의력과 관련이 있

다. 흔히 21세기를 지식경제시대라고 한다. 지식경제가 강조될수록 개인

과 기업의 창조적 행위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이러한 취지에 부합

하기 위하여 세계경제포럼(WEF, World Economic Forum)에서는 각 국의

경제창의력 지수(economic creativity index)를 발표하고 있다. 2000년도 대

만의 경제창의력지수는 0.97로서 세계 17위를 기록했다. 미국의 2.02, 싱

가포르의 1.63에는 못 미치지만 일본의 0.69, 한국의 0.50보다는 훨씬 앞

서는 수준이다. 경제창의력 지수를 구성하고 있는 과학기술지수와 창업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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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 모두 우리나라를 앞서고 있다. 일본은 발명지수가 매우 높은데도 불

구하고 창업지수가 낮은 것은 일본경제의 침체상을 보여주는 것이다.

<표 6- 6 > 창의력지수의 국제비교

구 분
선진공업국 동아 개도국

미 국 영 국 일 본 대 만 한 국 싱가포르 홍 콩

평가

지수

경제창의력 지수

과학기술지수

발명지수

기술이전지수

창업지수

2.02
2.02
2.02

-0.17
2.02

1.22
1.08
1.08
0.61
1.36

0.69
1.59
1.59

-0.22
-0.21

0.97
0.90
0.81
0.90
1.04

0.50
0.82
0.33
0.82
0.19

1.63
1.95
0.98
1.95
1.31

1.10
0.58
-0.04
0.58
1.63

전세계

순위

경제창의력 지수

과학기술지수

발명지수

기술이전지수

창업지수

1
1
1

38
1

9
17
11
16
6

20
7
5

39
38

17
24
16
12
12

27
25
22
13
24

3
3

14
1
8

12
30
27
17
2

자료: WEF(2000), The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

일본은 발명지수가 매우 높은데도 불구하고 창업지수가 낮은 것은 일

본경제의 침체상을 보여주는 것이다. 일본과는 대조적으로 대만의 창업지

수는 1.04로서 매우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발명지수가 0.81인데도 불

구하고 창업지수가 이처럼 높은 것은 대만의 창업이 기술이전에 보다 많

이 의존하고 있다는 증거이다.

기술이전에 의한 창업보다는 스스로의 창의력에 바탕을 둔 기술개발과

창업이 바람직한 것은 당연하다. 이를 위해 대만정부는 오랫동안 노력해

왔으며 그 내용이 품질개선으로 나타나고 있다. 과거 오랜 기간동안 대만

제품은 중저가의 모방제품이 대부분이라는 인식이 있었고, 그래서 고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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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를 창출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최근 정부와 민간에서 국제표준화기

구(ISO, International Standard Organization) ISO 9000 계열과 ISO 14000계

열의 품질인증을 획득하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전세계의 많은 국가들은 자국에 맞는 표준화제도를 유지해 왔다. 국가

간의 상이한 표준제도가 비관세장벽으로 활용될 때 자유무역을 제한하는

기능으로 작용할 수 있다. 각 국의 상이한 표준화제도가 무역의 제한수단

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UR협상에서 논의되었고, 그 결과가 WTO에서 기술

적 장벽에 관한 협정(TBT, Agreement on Technical Barriers to Trade)으로

성사되었다. 기술적 장벽을 해결하기 위하여 표준화제도의 통일이 필요한

데, 국제표준화와 관련하여 현재 29개의 국제기구가 활동하고 있다. 그

중 국제표준화기구(ISO)와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가 각각 비전기와 전

기분야를 관장하는 양대 기구로서 국제표준의 약 85%를 관장하고 있다.

대만은 비전기분야 일반 상품의 품질인증과 관련된 ISO 9000 계열에서

약 5,000개의 기업이 품질인증을 획득했다. ISO 14000 계열은 환경분야의

품질인증으로서 환경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242개의 기업이 인증을 획

득하였다. 대만의 중소기업이 약 9만개 가량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아직

미흡한 측면이 있다. 행정원 경제부 공업국에서는 ISO 제도의 정착이 대

외 경쟁력 강화와 시장개척의 성패를 좌우할 것으로 판단하고 이를 위해

전담기구를 설치할 예정이다55). 또 기술인력 및 품질향상을 위한 정부차

원의「기술인력배양 5개년 계획」,「상품 설계능력 제고 5개년 계획」,

「제2차 상품 품질제고 5개년 계획」,「제2차 제조업협력 및 경쟁력제고

5개년 계획」등을 추진하고 있다56).

55) 經濟部 工業局(2000),「十大新興工業發展策略與措施」, p. 2.
56)「技術人力培訓五年計劃」,「全面提升産品設計能力五年計劃」,「全面提高産品品質第二

期五年計劃」,「提升製造業合作競爭力第二期五年計劃」, 經濟部 工業局(2000),「中華

民國工業簡介」, p.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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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기업의 대내외 경쟁력 강화 노력은 산업 구조조정과 수출의 증가

로 나타났다. 수출은 양적 증가뿐만 아니라 질적 향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세계시장에서 점유율이 높은 수출폼목 중 너트, 수공구, ABS수지 등 3품

목을 제외하면 모두 첨단기술을 요하는 전자제품들이다. 미국과 일본에

대한 주요 수출 품목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품목은 자동자료 처리기기,

전자집적회로 등이다(부표 3 및 부표 4 참조). 1983년의 세계 제일 수출품

목이 신발류, 간단한 전기제품, 자전거 등이었던 점과 비교할 때 산업고

도화에 성공했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도 물론 산업고도화에 성공한 국

가에 속한다. 하지만 수많은 개도국 중에서 산업고도화에 성공한 국가는

소수에 불과하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대만의 이 같은 성공을 과소평가해

서는 안될 것이다.



Ⅶ . 결 론

대만은 정치적 고립의 탈피와 새로운 세계경제질서에의 적응 및 위상

강화를 위하여 1990년 GATT 가입을 신청했다. 그 후 WTO 옵저버 자격

을 획득, 한편으론 농업, 서비스, 관세 등 각 부문의 제안서를 제출하여

작업반회의를 지속하고 있고, 다른 한편으론 주요 국가들과 쌍무협상을

진행하면서 오늘에 이르고 있다. 미국을 위시하여 대부분의 서방 국가들

은 대만의 WTO 가입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이지만 중국과의 정치적 관계

때문에 대만의 WTO 가입은 어려움에 봉착하고 있다. 중국은 대만의

WTO 가입과 대만의 양국론 포기를 연계시키고 있다. 일단 대만정부의

후퇴로 대만이 독립국가가 아닌 중국 타이페이(Chinese Taipei)의 명칭으로

가입협상이 진행 중이지만 중·대만간의 정치적 관계 여부에 따라 대만

의 WTO 가입 여부가 최종 결정될 전망이다.

중국과의 정치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이외 대만의 WTO 가입은 기

존의 GATT 규정과 우루과이라운드 협상결과, 그리고 WTO 가입과정에서

가진 각 국과의 쌍무협상 결과를 모두 수용해야 가능하다. 따라서 시장개

방에 대한 약속과 국내의 대응 정책 또한 시기별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가장 최근에 이루어진 각 국과의 쌍무협상 결과와

대만정부가 WTO 작업반에 제출한 각종 제안서를 중심으로 농업부문, 제

조업부문 및 서비스부문으로 나누어서 시장개방 내용을 살펴보았다. 우선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내용은 농산물시장의 국내 보호수준이 상대

적으로 높으며 시장개방의 폭도 클 것으로 예상된다. 공산품의 관세율이

5.29%에서 3.26%로 인하될 예정인데 비해 농산물의 관세율은 20.79%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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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4%로 인하되어야 한다. 서비스부문 개방은 주로 외국인의 투자와 국

내시장에서의 경제활동 여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며, 비교적 폐쇄적이

었던 분야를 중심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나 선진 경영기법을 확산시킬 수

있다는 의미에서 긍정적 측면도 있다.

1인당 소득수준, GNP 규모, 경제성장률, 실업률, 인플레이션, 산업구조,

무역규모 등 각종 경제지표와 내용을 고찰할 때 대만의 경제력은 이미

선진국 수준에 이르렀고 WTO 가입 조건 역시 선진국 자격으로 가입할

예정이다. 대만은 WTO 가입에 대비하여 수정·보완이 필요한 법령을 가

입 이전, 가입과 동시 및 가입 이후의 세 분야로 나누어 작업하고 있다.

법령의 수정·보완과 함께 WTO 가입으로 인한 갑작스런 충격을 완화하

기 위하여 점진적으로 관세인하와 시장개방을 진행하고 있다. 이 같은 사

전적 조치 때문에 대만이 WTO에 가입하더라도 국내 각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비교적 보호의 수준이 높은 농업부문

과 아직 전근대적 경영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일부 서비스부문에 대해 다

소의 영향이 예상되지만 제조업부문에 대한 영향은 거의 없을 것으로 분

석되었다.

대만의 WTO 가입이 한·대만간의 교역에도 영향을 미치겠지만 그 규

모가 크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양국간에는 이미 대부분의 교역이

MFN에 준하는 관세율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만의 WTO 가입이

정치적 관계회복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대만의 WTO 가입이 상징

적 의미는 가질 수 있으므로, 그간 정치적인 이유로 교역이 제한을 받았

던 농산물의 구상무역, 국적기의 운항과 관광객의 증가, 대만의 한국산

자동차 수입 쿼터량 증가, 대만 내 정부조달시장 참여 등은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농산물 구상무역과 국적기의 운항은 양국이 모두 비슷한 혜택

을 누릴 수 있는 반면 대대만 자동차 수출과 조달시장 참여는 우리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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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일방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분야이다. 결국 우리나라 입장에서 대

만의 WTO 가입은 실(失)보다 득(得)이 많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해외

시장에서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 질 전망이다. 왜냐하면 대만의 WTO 가

입은 항구적 MFN 대우를 포함해 대만이 비회원으로서 받았던 불이익을

해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만정부가 WTO 가입 신청을 전후로 보여주고 있는 철저한 준비와 기

업의 노력은 우리에게 시사하는바가 적지 않다. 특히 국내외 경제적 여건

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이에 대비할 수 있는 아태운영센터(APROC)의

설립과 운영은 대만정부의 준비성을 더욱 실감나게 한다. 때로는 대만의

정치적 불안정이 대만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 안정적

성장여력을 갖추고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다. 대만은 이미 우리나라

의 5대 수출국가이고, 8대 수입국가이며, 홍콩, 중국, 미국에 이어 네 번

째 무역흑자를 가져다 주는 주요 교역국이다. 대만의 WTO 가입이 이루

어진다면 이를 계기로 한·대만간의 교역 증가는 물론이요 양국의 관계

개선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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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1> 부문별 수입관세율과 가격의 변화 정도

(단위: %)

부 문 별 원관세율
UR협상 이후

관세율
수입상품의

가격변화 정도

018 생육과 부산물 1.03 0.69 -.034

019 식용유지와 부산물 6.43 4.29 -2.01

020 제분 13.76 9.17 -4.03

021 쌀 0.15 0.10 -0.05

022 당(糖) 17.95 11.96 -5.08

023 사료 0.70 0.51 -0.19

024 통조림식품 34.01 22.68 -8.45

025 냉동식품 27.07 18.04 -7.11

026 조미료 12.45 6.50 -4.33

027 기타 조미료 26.44 17.63 -6.97

028 유제품 15.36 10.24 -4.44

029 과자류와 말린 식품 31.77 21.18 -8.04

030 기타식품 24.16 16.10 -6.49

031 비주정(酒精)음료 38.13 25.41 -9.21

032 술 50.00 1.25 -32.50

033 담배 41.33 27.55 -9.75

034 면(棉)과 면방제품 7.38 4.92 -.229

035 모(毛)와 모방제품 8.74 5.83 -2.68

036 인조섬유방직품 7.47 4.98 -2.32

037 니트의류(완성복) 12.58 8.38 -3.73

038 기타 니트의류 11.71 7.80 -3.50

039 염색가공제품 - - -

040 기타 방직품 1.06 7.04 -3.18

041 기타 의류(완성복) 13.03 8.68 -3.85

042 방직품 및 의복 9.31 6.21 -2.84

043 피혁 2.66 1.77 -0.87

044 피혁 신발 10.00 6.67 -3.03

045 기타 피혁제품 14.96 9.97 -4.34

046 목재 0.02 0.01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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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1> 계속

부 문 별 원관세율
UR협상 이후

관세율
수입상품의

가격변화 정도

047 합판류 13.54 9.02 -3.98

048 목, 죽, 등(木, 竹, 藤)제품 5.21 3.47 -1.65

049 비금속 가구 8.92 2.34 -6.04

050 종이 포장지 및 종이 4.53 0.00 -4.31

051 종이제품 8.99 0.00 -8.25

052 신문용지 및 도서잡지 0.00 0.00 -0.00

053 기타 인쇄품 및 제본품 1.96 0.00 -1.92

054 석유화학원료 4.07 2.51 -1.50

055 기타 화공원료 5.29 4.65 -0.89

056 화학비료 3.29 3.29 -0.00

057 합성섬유 3.65 2.43 -1.18

058 기타 인조섬유 2.53 1.69 -0.82

059 플라스틱(합성수지) 4.98 4.81 -0.16

060 기타 화학재료 1.87 1.41 -0.45

061 도료(塗料) 7.74 6.26 -1.37

062 의료약품 8.21 0.65 -6.99

063 농약 및 환경 위생용 약품 5.01 4.56 -0.43

064 청결용품 및 화장품 12.35 6.50 -5.21

065 기타 화학제품 6.15 5.10 -0.99

066 석유제련품 9.46 6.31 -2.88

067 가스제품 1.27 0.84 -0.42

068 고무제품 14.12 9.41 -4.13

069 화학비료 4.50 3.01 -1.43

070 기타 플라스틱제품 6.44 5.65 -0.74

071 도자(陶瓷)제품 14.92 9.94 -4.33

072 유리 및 그 제품 6.19 4.15 -1.92

073 시멘트 0.04 0.03 -0.01

074 시멘트제품 5.54 4.25 -1.22

075 기타 비광물성제품 9.91 6.61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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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1> 계속

부문별 원관세율
UR협상 이후

관세율
수입상품의

가격변화 정도

076 생철(生鐵)과 조강(粗鋼) 0.47 0.31 -0.16

077 초급철강제품 10.70 0.11 -9.57

078 알미늄 4.23 2.82 -1.35

079 기타 금속 1.82 1.21 -0.60

080 가정용 금속제품 12.88 7.14 -5.09

081 금속 수공(手工)용구 10.24 6.63 -3.27

082 철강제품 10.81 5.30 -4.97

083 알미늄제품 17.63 11.75 -5.00

084 기타 금속제품 6.44 4.29 -2.02

085 금속표면처리 - - -

086 일반 기계류 9.77 5.41 -3.97

087 금속가공기계 6.45 4.30 -2.02

088 공업용 전문기계 7.09 4.73 -2.20

089 기타 기계 5.66 3.14 -2.39

090 기계부속품 및 수리용품 7.18 4.79 -2.23

091 가전제품 11.55 7.70 -3.45

092 조명설비 11.45 7.64 -3.42

093 전기 및 기타 전기제품 9.96 6.64 -3.02

094 자료처리설비 5.08 3.39 -1.61

095 시청각 전자제품 6.60 4.03 -2.41

096 통신기계 및 기자재 8.12 5.41 -2.51

097 전자부품 3.01 2.01 -0.97

098 선박 0.34 0.24 -0.11

099 차량 및 부품 33.16 22.10 -8.31

100 오토바이 16.08 10.72 -4.62

101 자전거 14.88 9.92 -4.32

102 기타 운수장비 0.98 0.65 -0.33

103 정밀계측기기 4.61 3.04 -1.50

104 기타 제품 7.37 3.17 -3.91

자료: 陳添枝(1995),『針對GATT烏拉圭回合結論相關工業調整政策之政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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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2 > 대만의 대외무역 의존도 지표

구 분
총수출

집중도

총수입

집중도

대일(對日) 대미(對美)

수출집중도 수입집중도 수출집중도 수입집중도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0.278
0.277
0.277
0.274
0.277
0.285
0.291
0.294
0.301
0.306
0.314

0.310
0.312
0.311
0.308
0.307
0.305
0.313
0.315
0.317
0.314
0.312

0.284
0.270
0.277
0.278
0.283
0.287
0.291
0.294
0.280
0.286
0.317

0.328
0.320
0.323
0.329
0.327
0.329
0.345
0.343
0.332
0.332
0.336

0.275
0.273
0.276
0.277
0.285
0.293
0.310
0.317
0.331
0.329
0.332

0.299
0.304
0.313
0.321
0.324
0.325
0.318
0.318
0.320
0.317
0.321

자료: 麥朝成 외(2000),「新世紀全球市場展望餘挑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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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3 > 대만의 대미 수출 3 0대 주요 품목

순위
HS

code 상 품 명 칭

금액(백만 달러) 미국의 전체
수입액 중
비중(%)1999. 1∼6 전년 대비

성장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8471
8473
8542
8525

7318
9403
9801
8708
8534
8414
8517
8504
9999
9401
8481
8712
9506
8465
8302
6110

8536
8531
9405
3926
8523
6204
8518

3924
8541

6104

자동 자료처리기 및 그 단위기기
사무용 기계 부품
전자집적회로와 초소형 조립회로
무선전화, 정보통신용, 라디오방송용, TV전송용
송신기기
철강제 스크루, 볼트, 너트, 유사물품
기타가구와 그 부품
수출 후 재수입 항목
차량용 부품
인쇄회로
기체 또는 진공 펌프
유선전화 혹은 유선정보통신용 기기
변압기 등
소액 다품폭
의자 및 그 부품
보일러 등의 동체, 탱크, 통, 유사품
자전거
스포츠 용품
가구용 공구
비금속제의 장착구, 부착구 및 유사품
저지, 풀오버, 카디건, 웨이스트코트, 기타 유사
의류
전기회로 개폐용, 보호용 접속용기
전기식 음향 또는 시각신호용 기기
램프와 조명기구
플라스틱제 기타 제품
음성기록용 혹은 이와 유사한 현상기록용 매체
여성용 혹은 소녀용 슈트, 앙상블 등 의류
마이크로폰과 그 스탠드, 확성기, 해드폰 등 음
향증폭세트
플라스틱제 식탁용품 및 기타 가정용품
다이어드, 트랜지스터, 이와 유사한 반도체 디
바이스
여자용 혹은 소녀용 슈트, 앙상블 등 의류(단
편물 혹은 뜨개질 편물)

2,209
2,208
1,633
443

395
311
292
280
259
255
247
244
202
195
191
187
183
177
159
150

139
128
128
128
120
115
112

108
100

94

-1.6
4.2

14.3
74.2

-3.4
8.9

72.4
12.9
-9.2
11.7
-4.3
0.2

72.3
-3.9
12.7
31.4

-23.9
42.5
19.1
-5.9

-3.3
4.6
2.0
7.7

83.7
1.1

-5.3

2.8
22.0

3.3

9.7
15.4
10.5
8.8

39.6
8.0
2.1
2.3

24.4
11.5
5.2
7.5
3.7
5.4
9.0

40.6
13.7
36.9
14.8
4.4

5.2
12.8
7.6
8.1

12.0
2.5
9.6

16.8
3.3

12.8

총 계 기타 품목 포함 16,673 5.6 3.5

자료: Global Trade Information, 紐約臺灣貿易中心,「1999年上半年我國銷美國主力産品與競

爭國競爭分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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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4 > 대만의 대일 수출 3 0대 주요 품목

순위
HS

code 상 품 명 칭
금액(백만 달러) 일본의 전체

수입액 중
비중(%)1999. 1∼9 전년 대비

성장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8471
8542
8473
0303
0000
9403
9506
7208

8541

3926
8504
8708
9401
8517
0301
8712
8452
8414
8544
8536
9013
3923

0505

7601
3907
7209

3818

3920
4202
0302

자동 자료처리기 및 그 단위기기
전자집적회로와 초소형 조립회로
사무용 기계 부품
냉동어류(필렛, 기타 어육 제외)
특수품(special)
기타가구와 그 부품
스포츠용품
철 또는 비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6000㎜이상
열간압연)
다이어드, 트랜지스터, 이와 유사한 반도체 디
바이스
플라스틱제 기타 제품
변압기 등
차량용 부품
의자 및 그 부품
유선전화 혹은 유선정보통신용 기기
활어
자전거
재봉기, 재봉기용 가구, 밀판, 덮개, 바늘
기체 또는 진공펌프
절연전선, 케미블과 기타 전기절연도체
전기회로 개폐용, 보호용 접속용기
액정디바이스, 레이저기기, 기타 광학기기
플라스틱제 물품운반 혹은 포장용기와 두껑,
마개, 캡 등
새의 우모피와 우모가 붙은 기타부분, 깃털과
그 부분 등
알루미늄괴
아세탈수지, 기타 폴리에테르와 에폭시 수지
철 또는 비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6000㎜이상
냉간압연)
전자공업용 도우프처리된 화학원소 및 화학화
합물
플라스틱제 관, 쉬트, 필름, 박, 스트립 등
트렁크, 각종 케이스, 가방 등
신선 또는 냉장 어류(필렛, 어육 제외)

1,533
1,076

834
359
300
233
189
168

127

109
98
95
87
86
85
84
78
73
65
63
61
59

58

58
52
49

46

46
45
45

66.9
77.1
82.0
29.4
-17.3

2.0
-9.7
5.8

-6.0

2.2
11.5
33.6
11.3

-18.7
-3.8
25.8
-1.6
33.3
20.8
27.3
86.2
5.8

-11.7

-36.2
-8.0

-27.1

-37.8

22.8
0.8
-8.3

17.2
12.7
16.4
12.1
9.1

22.5
21.5
30.7

15.5

15.0
6.9
7.3

10.8
3.7

29.1
40.7
56.9
12.7
5.0
6.2
9.4

11.8

38.9

2.3
13.0
22.1

14.4

18.4
2.3
6.4

총 계 기타 품목 포함 9,111 20.2 4.1

자료: The World Trade Atlas Japan Edition, 遠東貿易服務中心 駐東京辦事處,「我國銷日本
主力産品與競爭國競爭分析」.



Exec ut ive S umma ry

T aiwan s Entry to WT O and Its Implication

Jemo Koh·Chai Wook Chun

Taiwans economic strength has already reached that of developed countries and it

is expected to enter into the WTO with the conditions set forth by them as well.

The U.S. along with most of the Western countries are open to Taiwans entry into

the WTO yet due to Taiwans political relationship with China, Taiwans entry into

the WTO will not be an easy task.

In preparing to join the WTO, Taiwan is trying to make headway into a gradual

reduction of tariffs and market openness along with readjusting and supplementing the

existing law in order to relax any sudden percussion in joining the WTO. Even if

Taiwan joined the WTO, the impact on each of the domestic industries will not be

significant due to the implementation of these prior measures. Though a minor effect

is expected in the agriculture industry where the level of protection is comparatively

high and a section of the service industry where out-dated management techniques

still exist, the impact on the manufacturing sector will not be too great at large.

Taiwans entry into the WTO will influence trade between Korea and Taiwan.

Taiwans entry into the WTO does not imply the restoration of the bilateral political

relationship. However, Taiwans entry into the WTO may have a symbolic meaning to

it. Due to political reasons which have arisen until today, reopening the concrete plan

of agricultural products which had been subjected to restriction, increasing the level

of tourism and flights, increasing import quotas on Korean automobiles to Taiwan,



participating in Taiwans government procurement market and so on will have a

positive impact on Korea. The effort of companies and the thorough preparations that

the Taiwanese government is showing through this opportunity to enter the WTO are

thought provoking. Especially the establishment of Asia Pacific Regional Operations

Center (APROC) which takes on the role of preparing for and collectively analyzing

both the domestic and foreign economic conditions makes one realize the degree of

preparation being performed by the Taiwanese government. At times, the political

instability in Taiwan will have an adverse effect on the Taiwanese economy. Yet the

fact that the Taiwanese economy possesses a stable growth potential on the long run

is the general consensus. Furthermore, if Taiwan joins the WTO, its economy will

become more a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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