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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자본주의의 다양성에 대한 논의는 두 축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첫 번째 축은 시간상의 다양성, 보다 구체적으로 말해서 시대구분(periodi- 

zation)의 문제를 다룬다. 이는 다음과 같은 점을 바탕으로 자본주의의 다

양성을 구분한다. (a) 일련의 역사적 연쇄, (b) 불균등 발전 및 결합된 발

전, (c) 과도기와 과도기적 자본주의 체제의 성격. 두 번째 축은 영토적 

공간/규모의 측면에서 다양성을 다룬다. 자본주의의 다양성은 이것이 축

적과 조절에 있어 각기 상이한 공간과 규모－이는 종종 국민국가뿐 아니

라 지역적이고 삼자적 초점과 동일시된다－를 둘러싸고 어떻게 조직되는

가, 그리고 상이한 축적체제와 조절양식이 어떻게 보완적 혹은 모순적, 

경합적 혹은 경쟁적 방식으로 결합되는가에 근거하여 구분할 수 있다. 보

통, 이러한 분석은 규모에 대한 정합적(nested) 관점, 그리고 지구-국가 관

계를 단순히 대립적으로 파악하는 관점을 바탕으로 한다. 일반적으로, 자

본주의의 다양성에 대한 논의들 중 대부분은 시간이나 공간 중 하나만을 

중점적으로 다룬다. 즉, 공간적 관계와 규모상의 관계를 적절히 고려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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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은 채 그 연쇄적 단계들만을 강조하거나, 새로운 시간성 및 시간적 관

계를 적절히 고려하지 않은 채 자본주의의 공간화된 다양성에만 중점을 

둔다. 

이 글에서는 시간축과 공간축 모두를 다룰 것이다. 구체적으로 말해서, 

축적과 조절의 시-공간적 차원을 강조하는 조절이론적 관점에서 동아시아

의 시대구분을 다룰 것이다. 시간적으로는, 미시적 차원에서뿐 아니라 이

행의 관리를 염두에 두고서, 축적의 상이한 시간성을 통치하는 것의 다중

적 시간성, 메커니즘 그리고 그 문제들에 대해서 논할 것이다. 공간적으

로는, 공간 위계에 대한 정합적 관점보다는 혼합된(tangled) 관점이 옳음

을 논할 것이고, 이러한 위계가 발생시키는 문제와 거버넌스 메커니즘을 

고려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나는 이 글에서 축적의 시공간적 차원이 구

성‧재구성되고 관리되는 방식을 기준으로 자본주의의 다양성을 구분할 

수 있음을 제시할 것이며, 이를 위해 자본축적과 관련된 시간‧공간 거버

넌스를 중점적으로 분석할 것이다. 이 부분에서 자본주의 (재)형성((re-) 

making)에 있어서 경로-의존성과 경로-형성적 개입의 가능성이 드러난다. 

글을 전개하는 데 있어서, 수출지향적인 동아시아 신산업국가들(East Asian 

Newly Industrializing Countries, 이하 EANICs)에 관한 일련의 자료들을 바

탕으로 할 것이지만, 그중에서 홍콩과 타이완의 경우를 중점적으로 다룰 

것이다. 

나는 EANICs의 성장 양식이 배태된 ‘수출주의’로 특징지어진다고 본

다. 이 개념은 동아시아 자본주의 발전의 본질, 리듬, 위기경향성을 자기

완결적인(autocentric) 포드주의적 국가 경제의 공간성 및 시간성과 대조하

는 데 있어 핵심적이다 (이는 2절에서 다루어진다). 성장양식으로서의 수

출주의는 수출을 위한 공간적 규모(예를 들어, 지구적인 교환영역과 지역

적인 생산규모)와 접합된다. 이는 지방 총자본 및 국민국가가 수요(소비)

를 통제하지 못함을 의미한다. 이와 유사하게, 생산영역에서 지방적, 지구

적 노동분업으로 통합된다 함은 시간, 공간상에서의 생산의 유연화를 포

함한다(유연화된 시간(flexi-timed)과 유연화된 공간(flexi-spaced) 속으로 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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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한 생산 네트워크, 국가-지방-지구적 규모에 걸쳐 있으며 정보시대 속

도의 지배권을 쥐는 기업망, 민간-공공 공간을 가로질러 확대되는 국가 

체제 등). 이러한 점에서 배태된 수출주의를 시대구분 하는 데 있어서의 

핵심은, 국경을 넘나드는 수출주의의 시간-공간 범위와 그 시-공간 거버

넌스라고 할 수 있다. 3절에서는, EANICs에 있어서 배태된 수출주의의 

교차하는 세 국면을 시간-공간 범위 및 거버넌스와 관련하여 간단히 묘사

할 것이다. 4절에서는 배태된 수출주의의 제3국면에서 EANICs가 취한 특

유한 축적전략인 ‘실리콘화’(siliconization) 전략을 소개할 것이다. 이 전략

은 아시아의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발전되었으며, 지구화, 지식기반 경제

의 시간-공간 관계에 적합하도록 축적과 조절을 재정향하기 위한 것이었

다. 최근 홍콩의 발전을 통해 이러한 단계를 설명하고, 이를 타이완의 경

우와 비교하겠다. 

2. 배태된 수출주의의 시간성과 공간성

동아시아에 대한 조절이론적 시각은 대부분 동아시아 자본주의의 동학

을 지구적/대서양적 포드주의의 일반모델에 포함시킨다(Lipietz, 1986; 

Arrighi, 1994). 이는 바람직하지 않다－특히 이러한 시각이 유럽중심주의

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러하다(이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논의는 Sum, 

1998 참조). 나는 여기에서 ‘배태된 수출주의’ 및 동아시아 NICs1)의 특수

한 동학(dynamics)을 기초로 하여 대안적 해석을 제시할 것이다. 

1) EANICs의 배태된 ‘수출주의’

동아시아의 성장지향적 수출양식은 배태된 ‘수출주의’로 특징지어진다. 

1) 저자는 ‘EANICs’과 ‘동아시아 NICs’, 그리고 ‘NICs’을 혼용하고 있다. 여기서는 

저자의 표현을 그대로 옮기도록 하겠다.－옮긴이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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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개념을 사용하여, 지구적 자본주의 발전의 최근 단계인 수출 지향적 

산업화(Export-Orient Industrialization; EOI) 단계에 있어서 자본축적의 지

구적-지역적-국가적-지방적 접합을 탐구할 수 있다. 교환과 생산에 있어서 

지구적-지역적 영역과 접합된다는 것은 이러한 성장 양식이 자기완결적

(autocentric)이기 보다는 외향적임을 의미한다. 외향적 성장 양식은 수요

(소비)가 지방 총자본 및 국민국가의 통제에서 벗어나 있는 성장 양식을 

의미한다. 수출주의적 조절은 자국 내 소비와는 다소 분리된다. 대신, 이

는 생산을 국가적, 지역적, 지구적 규모의 (재)투자와 연결시킨다. 구체적

으로 말하면, 수출주의적 축적체제의 선순환은 (수출을 위한) 투자, (수출

을 위한) 실제 생산, (수출에 내재된) 이윤의 효과적 실현에서부터, (이윤

의) 재투자에까지 진행된다. 소비는 유연적이며 축적체제의 수출역량과 

국제 무역 조건의 영향을 받는다. 생산주의적 경향을 고려하면, 수출주의

의 선순환은 그것이 지구적, 지방적 노동분업에 어떤 식으로 편입되었는

가, 그리고 지구적 수요에 기반을 둔 동학과 어떤 식으로 상호연관 되었

는가에 의해 조건지워진다. 이러한 순환은 개별자본, 총자본, 그리고 국가 

및 준국가적 행위자들의 네트워크가 기술변화와 관련된 기회, 위협과 그 

생산을 조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경쟁 전략의 유연화에 의해 구성된다. 이

들은 장기 성장 파동을 이어가기 위해 생산순환을 이용한다. 공급중시적 

지향을 고려하면, 수출주의적 성장양식은 시간과 공간에 걸쳐 광범위한 

축적 체제를 만들어내기 위해 생산의 유연화를 강조한다. 이러한 점에서, 

조절 양식의 시공간적 범위(예를 들어, 노동과정/임금형태, 생산형태, 국

가/레짐 형태, 통화 형태, 경쟁-협력 형태)에 분석의 초점을 두는 것은 중

요하다.

2) 테일러주의적 노동과정의 시‧공간적 유연화

우선, 노동과정과 임금형태를 살펴보자. 수출주의는 국가경제의 시-공

간적 범위를 지역적/지구적 생산망과 수요망으로 확대시킨다. 지구적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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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 양식 지구적 순환과의 외향적이고 자기완결적(autocentric)이지 않은 국가적 접합 

과정 논리 투자, 생산, 재투자의 지구적-국가적 연계에 관련시킴

추진력 경쟁전략과 기술변화에 의해 구성된 생산

축적체제
1) 대규모적이고,
2) 공급중시적 지향을 가지고 있으며,
3) 일련의 장기성장파동에서 상품주기를 이용

소비 유연적

조절양식
의 시-공
간적 범위

a) 생산형태와 임금형태
․유연적 생산 (유연화된 시간(flexi-timed)과 유연화된 공간(flexi-spaced))
․확산된(diffused) 유연적 테일러리즘 (수량적 유연성과 임금 유연성)

b) 국가/레짐 형태
․리카도적 근로레짐 (값싸고 풍부한 생산요소를 활용함으로써 경쟁우위 획득)
․리스트적 근로레짐 (신중상주의를 진흥하기 위한 배분적 경쟁력)
․슘페터적 근로레짐 (혁신과 재기술화를 통한 구조적 경쟁력)

c) 신용형태와 통화형태
․내부적, 외부적 금융
․지구적 헤게모니를 가진 통화(미국 달러)에 연동(peg)된 국가 통화

<표 1> 배태된 ‘수출주의’와 이의 시-공간적 범위에 대한 유형화

장을 위한 생산은 선진 산업 경제로부터의 완제품 이전이라는 생산의 기

술 궤적을 유발한다. 이전을 통해 생산은 지역적/지구적 기술의 국가적-지

역적 ‘모방’의 형태를 갖게 되며, 이는 국가-지역 경제가 지구적 시장을 

겨냥하는 저비용 축적전략을 세우기 위한 전제가 된다. 이러한 전략의 일

환으로 기업차원에서는 유연적인 ‘테일러주의적’ (유연화된 시간(flexi- 

timed)과 유연화된 임금(flexi-waged)을 포함하는) 노동과정을 채택한다(이

는 피오르(Piore)와 세이블(Sabel)이 논의했던 유연적 전문화와는 다른 것

이다). 테일러주의적 작업 분절화는 한 공장 내의 광범위한 노동분업의 

형태를 갖는 것이 아니라, 작은 크기의 여러 생산 현장에 걸친 분절화된 

노동분업의 형태를 갖는다(유연화된 공간(flexi-spaced)). 이러한 과정은 보

통 하청, 하도급, 가내공업을 통해 구성된다. 이것들은 유연적 규범과 공

식적 규제를 통해 가족적이고 (초)지방적 생산 현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비공식적인 사회적/이산적(diasporic) 네트워크에 의해 매개된다. 그러나 

이 과정은 분절화된 노동조합과 하도급 망을 착취할 수 있는 지방/외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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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 자본이 통제하는 큰 공장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 즉, 이 과정은 미

세하게 분화된 (혹은 테일러적인) 노동과정 각 단계의 시간-공간 유연성

에 침투하고 이를 이용하려 한다. 

이러한 생산 유형은 ‘유연적 모방 생산’이라고 부를 수 있으며, 비교적 

단순한 지방-지구적 접합(즉, 세계적 시장에 대해 하나의 지방에서만 생산

하는 것)으로부터 보다 복잡한 다규모적 접합을 포괄하는 생산으로 변화

한다(즉, 지역적 혹은 세계적 시장에 대해 다지역적 네트워크에서 생산하

는 것). 게다가 모방에 배태된 원동력은 해외 기술진보 및 국내 학습역량

에 따라 계속해서 재정향된다. 유연적 모방 생산에서의 또다른 발전은 새

로운 형태의 작업 조직과 관련된다. 이들 조직은 (하청망을 연장하고, 타

임라인과 시간지평을 확장시킴을 통해) 유연적 테일러화를 심화시키고, 

(생산 현장을 동떨어진 시골마을이나 구 사회주의 경제로 이전시킴을 통

해) 이를 새로운 공간으로 확장시킨다. 후자의 과정은 국경을 가로지르는 

생산과정의 새로운 공간-시간 범위를 조정, 통제할 수 있는 새로운 유동

적 체류 노동자들과의 보다 장기적이고 두터운 네트워크에 의해 매개된다. 

3) 민간과 공공을 가로지르는 유연적 국가/레짐 형태 

국가/레짐 형태를 논하기에 앞서, NIC 성장 양식의 복잡성을 분석하는 

데 있어 시장-국가와 같은 추상적이고 이분법적 범주는 유용하지 않음을 

지적하고자 한다. 수출주의적 성장 양식의 특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민

간-공공 영역의 상호침투를 검토해보아야 한다. 국가와 시장 간의 이분법

적 공간을 넘어서는 개념 전개가 필요하며, 거버넌스 양식에서 중심적인 

‘네트워크’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Campbell, Hollingsworth, 

Lindberg, 1991; Kooiman, 1993). 수출주의에 있어서 모방 생산은 리카도

적/리스트적 근로 레짐(work regime)과 관련된다. 반면 기술적으로 보다 

정교화된 생산 시스템은 슘페터적 근로 레짐과 관련된다. 이 글에서는, 

자본의 안정화 및 노동력과 성장의 사회적 재생산에 영향을 미치는 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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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지역적-국가적 조건에 대한 조절 혹은 거버넌스의 상이한 기반들을 

강조하기 위해, 리카도적 근로 레짐, 리스트적 근로 레짐, 슘페터적 근로 

레짐의 개념을 사용할 것이다(Sum, 1994; Jessop, 1998). 

첫째, 장기적으로 국가(주의)적 지향을 택하기보다는 보다 즉각적인 지

구적 지향을 가지고 있는 EANICs는 저비용 축적 전략을 채택했다(홍콩

의 경우가 그러하다). 이러한 경우, 주요 기능이 지구적 수요에 의해 조건

지어지는 리카도적 근로 레짐과 연관된다. 개념적으로, 리카도적 근로 레

짐은 공식적‧비공식적 메커니즘이 혼합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민-관 네

트워크에 의존하며, 이는 요소기반 경쟁력을 위해서 저비용 근로/저비용 

생산을 유지, 확장시킬 수 있다. 이러한 네트워크가 일관적이고 제 기능

을 수행하는 정치 경제를 만들어낼 수 있게끔 통합‧조정될 수 있는지 여

부는 논쟁적이다. 동아시아 경제의 개방성(이로 인해 그들은 충격에 특히 

취약하게 된다), 그리고 ((하위)지역 블록의 등장과 동시에) 정치적 관계가 

점점 초국가화된다는 사실은 이러한 의구심을 강화시킨다. 

조절양식으로서의 리카도적 근로 레짐은 다음과 같은 역량을 가진 민

관 네트워크를 포함한다. (a) 노동시장을 유연적 임금(flexi-wage), 유연적 

시간(flexi-time), 유연적 공간(flexi-space)으로 조정하는 역량(예를 들어, 가

정주부가 저임금으로 가내생산에 종사하는 것, 또는 저임금 외국인 노동

력을 활용하는 것), (b) 국제 하청/무역 그리고 하청 관리를 위한 자발적 

기업 조직 네트워크를 창출하는 역량, (c) 임금을 보조하고 노동시장 소요

에 대해 밀접히 부응하여 저임금 노동력을 재생산하고, 국가나 관련 법인

이 간접적으로 자본에 보조금을 제공하여 저비용 생산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을 재생산하는 전략을 세우는 데 있어서, 민간영역과 공공영역 간의 

상호학습을 촉진하는 역량. 이러한 거버넌스 양식은 수출 지향적 NICs가 

추구하는 경제정책 및 사회정책과 밀접한 관계에 있다. 경제정책에 있어

서, 리카도적 근로 레짐의 강한 공급중시적 지향은 저비용 수출에 대한 

민-관의 구조적 지원을 제공한다. 특히, 이는 산업정책, 조세정책, 투자정

책, 인프라 정책, 이민정책, 환율 정책 및 무역 촉진 정책의 진흥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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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또한 리카도적 근로 레짐에서는 사회정책을 수출주의적 축적전략보

다 덜 중요한 것으로 여기며, 이는 주택, 의료 보건, 교육, 사회복지와 같

은 정책의 상품화를 의미한다(Deyo, 1992). 이러한 부분은 가족이나 여타 

사회적 네트워크와 같은 보호망(workfare shelters)에 의해 보완된다. 

둘째, 냉전논리의 영향하에서 일부 EANICs는 경제발전을 촉진하기 위

해 수출지향적 전략과 수입대체 전략을 혼합하여 채택한다 (남한과 타이

완의 경우가 그러하다). 이러한 접근은 리스트적 근로 국가 레짐으로 특

징지을 수 있다. 리스트적 경제 전략은 중상주의적 국가/공공 개입 양식

을 통해 국가경제발전을 육성하며, 전형적으로 유치산업, 수입제한, 시장

정보 제공, 내수시장 보호에 대한 보조금을 포함한다. 냉전 상황에서, 이

러한 전략은 국가안보 문제 및 민족적 안보국가－경제적으로 비교적 자

립적이며, 이러한 점은 군사안보상의 이유로 더욱 강조된다－와도 관련된

다. 근로 요소는 리카도적 근로 레짐의 요소와 유사하나, 이는 군사력과 

국가 보호의 문제와도 연결되어 있다. 비록 리스트적 근로 레짐은 민족적 

안보국가에 배태되어 있지만, 이의 경제 발전 전략은 민간/공공관련 조직

과 민간 영역 조직간의 파트너십을 포함한다. 공공은 다음과 같은 수단을 

통해 신중상주의를 촉진시키는 데 핵심적 역할을 수행한다: (a) 기존의 공

정 및 제품에 대한 자원 배분, (b) 유치산업을 초기 경쟁으로부터 보호하

는 능력과 지역적, 지구적 경쟁력을 증가시키기 위해 선진기업, 선진영역

을 육성하는 능력을 바탕으로 성장 효율성을 실현. 이러한 거버넌스 양식

은 안보를 중시하는 EANICs가 추구하는 경제, 사회 정책에 영향을 미친

다. 경제 정책에 있어서, 리스트적 근로 레짐의 공급중시적 지향은 싱가

포르의 경우 다국적 기업에 대한, 타이완의 경우 중소기업에 대한, 그리

고 남한에 있어서 재벌에 대한 공적이고 구조적인 지원을 수반한다. 이러

한 국가 지원은 주요 산업들의 기술적 능력을 증대시키기 위한 산업정책, 

조세정책, 투자정책, 인프라 정책을 포함한다. 사회정책과 관련하여, 리스

트적 근로 레짐은 국가지원이 투입되는 그 어떤 것(예를 들어, 교육의 경

우)이라도 수출주의의 축전전략보다 덜 중요한 것으로 여긴다. 이러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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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정책은 주택, 복지 등의 지원을 제공하는 사적‧가족적 부조와 기업/공

공관련 조직에 의해 보완된다. 

셋째, 수출주의적 성장양식을 추구하는 국가들이 지방 경제를 보다 기

술적으로 정교화된 상품망에 재접합시키려 함에 따라, 새로운 형태의 경

쟁이 출현하고 있다. 시간에 기반한 경쟁, 그리고 공정/제품/조직적 혁신

에 기반을 둔 경쟁력이 전지구적 경향이기 때문에, 기술 향상을 위해서는 

기업가적 정신 이상의 것이 요구된다. 조직과 제도적 앙상블의 집합적 학

습 역량이 보다 중요해진다. 이러한 점에서, 슘페터적 근로 레짐은 집합

적 학습능력을 증진시키고 이를 통해 수출주의 경제의 구조적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데 더욱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이는 제품 혁신, 공정 

혁신, 조직 혁신, 시장 혁신에 대한 공적 지지를 수반하며, 이를 통해 구

조적 경쟁력을 증대시키며 노동 유연성을 유지하고 확장시키는 사회 재

생산 메커니즘에 대한 국가 공여와 지원을 증진한다. 따라서, 재생산에 

있어서 조절이 개입할 지점이 확장되며, 이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포함한

다: (a) 대학-기업 파트너십뿐 아니라 산업정책, 인프라 정책, 기술정책, 

무역정책을 통한 혁신의 재생산, (b) 노동시장정책, 인적자원정책, 이민정

책을 통한 근로의 재생산. 

구조적, 국면적 문제 및 역학균형상의 변화, 그리고 EANICs의 지정학

적이고 지경학적 과거 경로에 따라 모방 생산은 리카도적 근로 레짐과 리

스트적 근로 레짐의 혼합과 관련될 수 있다. 리카도적/리스트적 근로 레

짐에서 슘페터적 근로 레짐으로의 이행, 그리고 (아시아의 위기와 같은) 

특정 국면에서 여러 사회 세력들에 의한 경로-형성적 개입의 가능성에 있

어서, 이는 다음과 같은 역량을 바탕으로 하여 민관 네트워크를 다양한 

정도로 재구조화는 형태를 가질 것이다: (a) 성장의 대상(예를 들어, 지식

기반 경제에 적합한 새로운 제품 및 새로운 공정)을 재정의 하는 것, (b) 

전략적 제휴/허가를 둘러싸고 조직되는 복잡한 기업 네트워크 형성에 기

반한 조직 혁신, 시장 혁신의 자생적 출현, (c) 통화 순환의 국제화와 관

련된 금융 혁신의 출현(예를 들어, 벤처캐피탈). 일반적으로, 홍콩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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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카도적 근로 레짐 리스트적 근로 레짐 슘페터적 근로 레짐

시장 모방자 시장 모방자와 보호자 시장 예상자(anticipator)

낮고 표준화된 기술 집중적으로 표준화된 기술 집중적으로 표준화되었으며, 
높은 수준의 기술

요소 기반 경쟁력 신중상주의적이고 배분적 
형태의 경쟁력

혁신 기반 경쟁력

저비용 노동력과 저비용 생산 공공주도, 공공연계 생산 유연성과 공정/생산품 혁신

회전시간(turnover-time) 경쟁, 
압축시간(compressed-time) 
경쟁

회전시간 경쟁, 압축시간 경쟁 압축시간 경쟁, 속도시간 경쟁

국경 내에서의, 그리고 국경을 
가로지르는 유연화된 임금, 유
연화된 시간, 유연화된 공간

국민 국가 내에서의 유연화된 
임금, 유연화된 시간, 유연화
된 공간

적시(fast-in-time), 적소(right- 
in-place), 리드타임(lead-time), 
중계기간(transit-time)

경제적 공간과 사회적 공간의 
중요성

군사/정치적 공간과 사회적 
공간의 중요성

사회적 공간, 정치적 공간, 전
자(eletronic) 공간의 중요성

잔여적(residual) 민-관 
‘보호망’(workfare shelter)

유치산업과 ‘보호망’에 대한 
민-관 지원

재기술화와 재훈련에 대한 
민-관 지출

경제지구
(economic processing zones)

국민국가 안보 지구 국경 내에서의, 그리고 국경을 
가로지르는 학습/기술 지역

<표 2> 수출주의 하에서의 레짐 형태

에는 1960년대 이후 리카도적 근로 레짐이 우세했으며, 현재에는 슘페터

적 근로 레짐으로 이행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1970년대 이후의 싱가포

르와 타이완은 약간의 리카도적 요소를 포함한 리스트적 근로 국민 국가

로 특징지어지며, 현재 슘페터적 근로 국민 체제로 재정향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남한은 리스트적 근로 국민 국가적 경향이 보다 우세했다(즉, 

리카도적 요소가 적었다). 그러나, 현재에는 슘페터적 근로 국민 체체적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사실들이 슘페터적 근로주의(Workfarism)에 

일반적 경로가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국면적 기회

를 포착하는 데 있어서의 사회적 제약과 사회 세력들은 경로 의존적 경향

과 경로 형성적 경향을 모두 가능하게 하며, 따라서 특정 시기와 특정 국

면에 대한 보다 상세한 사례 연구를 통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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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민국가의 범위를 넘어서는 신용형태와 통화형태 

신용형태와 통화형태에 있어서, 리카도적/리스트적 근로 전략은 국내/

외국 민간소유/(준)국가지원 자본의 (재)투자에 의해서 자금이 지원되는 

신용형태를 강화한다. 민간 소유 자본은 국내와 국외의 공식적, 비공식적

인 제도를 포함하는 사회-경제적 네트워크를 통해 연결된다 (예를 들어, 

가족, 친구, 신용조합, 사업 파트너, 은행 제도). 공적 자본은 민-관 네트

워크를 통해 연결되며, 이 민-관 네트워크는 일부 특정세력만을 대상으로 

하는 정부관련 은행과 특별기금을 통해 그 체제에서 지원하는 신용

(regime-sponsored credits)을 분배한다. 리스트적 근로 전략에 채택된 경우

에 있어서, 수출주의 초기단계에서는 국가적 재원이 대재벌에게 지원되는 

신용형태가 지배적이다. 그러나, 수출주의의 후기 단계에서는, 외국인 직

접 투자(FDI) 및 산업자금, 무역 자금의 지원을 받는 신용형태에 의해 보

완된다. 1980년대 후반 금융 자율화에 따라, 지역 은행과 세계 은행들은 

적극적으로 돈을 빌려주고, 유가증권 투자를 실시하게 되었다. 

국가의 범위를 넘어서는 이러한 신용형태의 등장은, 국내 통화로서의 

역할과 국제 통화로서의 역할간의 모순을 해결하기 위한 특이한 통화 형

태와 관련되어 있다. 수출 지향적 성격을 고려한다면, 국내 통화를 지구

적으로 헤게모니를 가지고 있는 통화(즉, 1970년대 이후의 미국 달러화)

에 연동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지구적-국가적 통화 형태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수출주의를 보조한다: (a) 주요 수출 시장에 대한 통화 리

스크를 감소시킨다, (b) 수입-수출 가격을 안정화시킨다, (c) 환율이 안정

되어 있는 경우, 교환의 리스크를 낮출 수 있는 해외 차관을 장려한다, 

(d) 달러화에 연동시킴으로써(dollar pegs) 자국 내 통화정책을 안정시켰으

며, 각국의 통화를 경쟁적 평가절하로부터 보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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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배태된 수출주의의 세 국면, 그리고 그 시간-공간 범위와

거버넌스: 홍콩과 타이완을 사례로 

배태된 수출주의 모델은 매우 추상적인 것이다. 그 구체적 사례들에 있

어서의 발전, 동학, 위기경향성, 전망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 모델은 보

다 구체적이고 복잡한 수준에서 다시 상술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EANICs 자본주의의 시간-공간 발전을 세 개의 상호중첩되는 국면을 배경

으로 살펴볼 것이다. 동아시아의 수출주의는 생산이 국제화되고, 세계 시

장이 완제품 수출에 개방되는 상황에서 나타났다. 자본축적은 불확실한 

현상이 되어가는 경향이 있다. 특히 동아시아 수출주의의 경우, 과잉생산

을 하지 않으면서 (재)투자 해야 할 필요성과 환율을 주요 통화에 연동시

켜야 할 필요성(이는 결과적으로 환율변동에 대해 취약하게 만드는데) 사

이에 균형을 맞추는 것은 복잡성과 모순을 수반한다. 따라서 이 경우 자

본축적은 더욱 불확실한 현상이 되어간다. 구체적 사례를 통해서 특정 경

제 구성체의 지구-지역적 국면과 국가적 국면 간의 상호작용에서 어떻게 

상보성이 생겨나는가를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수출지향적 경제의 상이한 

국면상에서 발생하는 상보성과 모순에 대한 상세한 사례연구는 이 글의 

범위를 넘어선다. 여기에서는 세 개의 상호교차적 국면들에 대한 대략적 

윤곽만을 제시할 것이며, 이는 각 국면에 있어서 변화하는 시간-공간 범

위 및 거버넌스와 관련된 것이다. 공간적 범위를 파악하기 위해, 규모간 

접합 양식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지방적, 국가적, 지역적, 지구적 공간적 

자본순환간의 우연적 (재)접합을 파악하고, 사회적 행위자에 의한 지구적

인 정치-경제적 헤게모니 질서를 파악할 것이다. 

1) 배태된 수출주의의 제1국면(1960년부터 1980년대 초반까지)

수출주의의 제1국면에 있어서, 주로 두 개의 규모, 즉 지구-국가 규모

간 접합이 이루어졌으며, 각 국가/도시 공간은 자본과 정치의 국제화(예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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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 IMF, GATT, World Bank와 같은)와 관련되어 있었다. 규모간 전략

은 지구적 시장을 목표로 하는 시간제약적(time-bound) 생산을 위해 국가 

구성체를 조절하는 것과 관련된다. 지구적 권력 체계와의 지경학적‧지정

학적 관계 및 자국 내 세력균형에 따라, 각 EANICs 사이에는 노동과정, 

생산형태, 국가체제의 상대적 우월성과 그 접합에 있어 차이가 존재한다.

홍콩의 경우, 값싼 노동력을 (재)생산하는 민간주도 네트워크를 통해 

매개되는 노동과정/생산형태가 지배적이었다. 중소기업의 유연적 테일러

주의적 네트워크는 테일러주의적 생산 과정을 분할하여, 유연화된 공간

(flexi-spaced)과 유연화된 임금(특히 고용된 시간 및 횟수를 바탕으로 한 

유연화된 시간조절(flexi-timing)을 통해)을 특징으로 하는 세분된 작업을 

만들어낸다. 이러한 전략은 보통 하청, 하도급, 가내공업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여기에서 주요 하청 계약자들은 소기업에 대해 커다란 압력을 행

사한다. 또한 소기업들은 일군의 비정규직(혹은 정규직) 노동자들을 조정

하고 제어하기 위해 사회적 네트워크에 의존한다. 홍콩에서의 노동과정/

생산 시스템은 리카도적 근로 레짐에 의해서 보완되며, 이는 다음과 같은 

점을 포함한다: (a) 보건의료, 주택, 교육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회

정책을 통해 노동력을 재생산한다, (b) 무역진흥 정책과 인프라 정책을 통

해 자본의 재생산을 지원한다, (c) 화폐의 고평가(overvaluation)를 방지하

기 위해 고정환율체제를 채택하고, 이를 통해 수출을 지원한다, (d) 주요

통화(영국 파운드, 그리고 그 이후에는 미국달러)를 기준으로 환율을 설정

하여 수출활동에 혜택을 준다. 뿐만 아니라, 비임금 수입을 제공하여 유

동적인 근로 환경을 안정시킬 수 있는 비공식적인 제도적 배열 및 조직들

(가족, 친족 네트워크, 친교 모임 등)이 존재한다. 

싱가포르, 타이완, 남한의 발전양식에서는 냉전하의 리스트적 근로 전

략이 더욱 지배적이다. 안보-발전 논리의 영향으로, 정치체제는 유치산업

이 지구적 시장으로 과감히 진출해나가도록 촉진하는 국가적 시간-공간을 

창출해냈다. 정부주도/공공주도 계획들은, 공공의 주도하에 민간 자본과의 

파트너십을 형성하기 위해 경제적, 정치적 자원을 할당하도록 고안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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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민간에 대한 공공의 영향력은 다음 사항들의 결합을 통해 행사되었다: 

(a) 승자(winner)와 제휴하는 산업정책 및 승자를 지원하는 국고 재정 배

열, (b) (비)숙련 노동을 재생산하기 위한 인력정책, (c) 수출 지원금을 통

한 무역관리, (d) 고평가를 방지하기 위한 고정환율체제, 그리고 수출활동

에 혜택을 부여할 수 있는 고정(tied) 환율시스템, (e) 자금 및 기술이전을 

제공하는데 존재하는 다양한 공공관련 네트워크의 조정, (f) 리스트적 근

로 국민 국가의 발전-안보 논리를 지지하는 정치 구조. 이러한 환경은 대

규모 기업과 수직통합된 생산 체제에 유리하며, 특히 타이완과 싱가포르

의 경우에 있어서 이는 유연적 테일러주의적 과정에 의해서 보완된다. 

1970년대 말부터 중요하게 부각되는 여러 요인들로 인해, 수출주의의 

제1국면은 차츰 붕괴되기 시작한다. 요인들은 다음과 같다: (a) 노동비용/

지대의 상승에 따라 국가적으로 생산비가 증가했다, (b) 유럽/미국 시장을 

놓고 지역내 다른 국가들(예를 들어, 타일랜드, 필리핀과 같은)과 경쟁하

게 되었다, (c) 냉전이 종결되고, 1978년 이후 중국이 점진적으로 개방되

었다, (d) 생산비용, R&D비용 등을 낮추기 위해 지구적, 지역적 기업들과

의 협력의 중요성이 대두되었다, (e) 경쟁자의 범위 확대와 경쟁의 증가는 

비용을 빠르게 복원시켰다, (f) 정보, 통신 기술혁명이 일어났고, 이는 지

역내, 지역간에 생산이 빠른 속도로 전달되는 것을 가능하게 했다, (g) 

1980년대 신자유주의적 전환으로 인하여 지역내 금융이 자유화되었다, 

(h) 1985년 Plaza 협약 이후 엔화의 평가절상(appreciation)이 이루어지면서 

일본수출의 가격경쟁력은 감소했고, 일본 제조업자들은 이 지역 내에서 

비용이 덜 드는 다른 생산현장을 찾게 되었다. 

2) 배태된 수출주의의 제2국면(1980년대부터 현재까지)

이러한 요인들은 국가적, 지구적 민간 행위자와 공공 행위자들이 경쟁

력을 재획득하기 위해서 행하는 전략적 계산을 변화시킨다. 민간-공공-준

국가적(parastatal)-시민 행위자들의 네트워크는 국가적-지구적 축을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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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며, 정합적이기보다는 혼합된 위계 내의 다른 규모를 포함하는 규모간 

접합 양식을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해왔다. 냉전의 종결은 지정학적 경관

뿐 아니라 지경학적 경관 역시 변화시켰으며, 경제적 행위자들로 하여금 

그들 활동의 규모를 재설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여러 인접해 있

는 (때로는, 인접해 있지 않은) 장소들을 연결시키며 새로운 공간적 전망, 

새로운 지역정체성(identity)이 등장했다(예를 들어, Greater China(홍콩-중

국남부-타이완), Sijori(Singapore-Johor-Riau), 타이완의 남진정책, Singapore- 

Suzhou Township Company). 이러한 새로운 (하위)지역적 구성체는 성장

삼각(growth triangles)이나 국경을 가로지르는 산업공원 등과 같은 새로운 

공간적 모델에 반영되었다. 새로운 경제공간에는 국경이 제도화되기 이전

부터 이미 접촉의 역사가 존재해왔고, 특정 종류의 강한 유대성(예를 들

어, 친족/인종적 유대, 종교적/언어적 유사성)이 존재해왔다. 새로운 규모

의 활동을 생산하고 조정하는 것은, 새로운 경제공간으로 범위를 확장해

가는 공공-민간-준국가적-시민 네트워크의 활동에 의해서 매개되었다. 위

와같은 전통적 유대를 이용하여, 이러한 네트워크는 리좀적(rhizomatic) 방

식으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확장하였으며, 따라서 초지방적/초국가적 공

간을 지역적-지구적 공간과 연결시키게 되었다. 이들은 멀리 떨어진 마을

에 배태된 소규모 (국지적) 네트워크를 지역적-지구적-기업적 수준의 광범

위한 (규모간) 네트워크와 연결짓는 인종적/종교적 유대에 기반하며, 네트

워크를 확장하고 강고하게 만들었다(Greater China의 시간-공간 거버넌스

에 대해서는 Sum, 1999를 보라).

이러한 규모 확장은 타임라인 또한 확장시켰으며, 생산시간을 더욱 강

하게 병합(absorption)시켰다(예를 들어, 보다 유연적인 생산시간, 그리고 

보다 긴 파이프라인 타임2)). 시간의 확장(extension)/강화(intensification)는 

새로운 시-공간적 관행을 발생시켰다. 예를 들어, 성장삼각의 경우, 국경

을 넘나드는 민간-공공-준국가적-시민 네트워크는 확장된 타임라인에 따

2) pipeline time. (제조자로부터 소매상, 소비자에게) 끊임없이 보내지는 상품의 흐

름.－옮긴이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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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간 접합양식 공간적 (재)조직화 시간적 지평

제1국면
(1960년대부
터 1980년대 

초반까지)

 지구적-국가적 생산/교역의 조직화

시간제약적(time-bound) 
생산의 중요성
․적시(in time)
․정시(on time)
․항시(everytime)

시장에 대한 파이프라인타임
(Pipeline time to markets)

제2국면
(1980년대부
터 현재까지)

 지구적-(하위)지역
 적-국가적-지방적
(‘성장 삼각’의 예)

생산/교역/금융의 조직화

보다 두텁고 장기적 하
청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한 사회적 공간

자본축적을 위한 새로운 
입지

시간제약적 생산의 중요성

보다 긴 파이프라인타임과 
보다 빠른 회전시간

시장 리드타임

단기/장기 투자시간 지평

제3국면
(1980년대 

말부터 
현재까지)

 지구적-지역적-
 국가적-지방적

 생산/교역/금융의 
 재조직화

 가상 전자 공간과 사회
 적 공간

속도/속도-시간 정보의 
중요성

시장에 대한 속도-시간
(speed-time to markets)과 
실시간 연결성

<표 3> 1960년부터 현재까지 수출주의의 시-공간적 범위

라 생산 결절을 제어하고 조정할 수 있게 하는 새로운 관행을 만들어냈

다. 이러한 관행은 다음의 것들을 포함한다: (a) 농장이민노동자(예를 들

어, 주강 삼각주(Pearl River Delta)의 Dagongmei/소녀 노동자)의 시간지평

을 임금 유연성과 수량적 유연성을 채택한 테일러적 농촌 공장에 적합하

도록 재설정하는 것, (b) 하청업체에서 파견된 유동적 체류 노동자/관리인

들을 통해 소규모 (국지화된) 네트워크를 다른 규모상의 활동에 연결시키

는 것, (c) 유동적/유목적 노동자들의 근무일수/근무시간을 (재)설정/강화하

여 이러한 (과도하게) 확장된 네트워크를 조정하며, 따라서 상품을 검사하

고 전시간 경쟁을 위해 정보가 전달될 수 있게 하는 것, (d) 이러한 (과도

하게) 확장된 네트워크를 따라 존재하는 관문 도시들과 같은 결절점을 발

전시켜 상품, 서비스, 정보가 적시, 적소에 분배될 수 있도록 하는 것, (e) 

리카도적 근로 (지방) 현장 (예를 들어, 중국남부의 기업가 지구)에 대한 

조절 관행을 지구적-지역적-관문 도시들(예를 들어 홍콩, 싱가포르)의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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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지향적인) 슘페터적 근로 관행과 연결시키는 것. 이러한 도시들은 서

비스 지향적 인력과 클러스터(생산 자문, 법률 서비스, 병참술, 금융, 해운

업)를 가지고 있으며, 이는 리드타임(lead-time)3) 경쟁을 가속화시킨다. 그

래서, 홍콩은 지역 금융의 중심지가 되었으며, 싱가포르는 다국적 기업의 

지역적 본거지가 되었다. 

이러한 서비스 섹터/지역정체성의 등장은 공동화(hollowing-out)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콩과 싱가포르에서는 서비스 지향 

클러스터가, 그리고 타이완과 남한에서는 첨단기술 영역이 이러한 공동화 

공간을 채웠다. EANICs 내의 이러한 변화는 수출지향적 자본에게 많은 

이득을 가져다주었으며, 소위 신 중산계급을 만들어냈다. 이러한 집단의 

부/수입의 증가는 지구적 금융의 자율화(예를 들어, 탈규제화된 일본 은

행)와 맞물렸으며, 지역 시장에는 현금이 넘쳐나고 자본축적을 위해 새로

운 장소를 찾아 헤매는 값싼 외국 차관이 밀려들어왔다. 행위자 네트워크

는 자산영역 및 금융영역(예를 들면, 주식거래)에까지 범위를 확장했으며, 

이곳에서는 자금지원자/투자자들이 각기 상이한 규모에서 장기적, 단기적 

투자 시간지평의 균형을 맞추려 한다. 이러한 점에서, 배태된 수출주의의 

시간-공간 범위는 생산과 무역에서부터 자산과 금융영역에까지 확장되었

다고 볼 수 있다. 제2국면 말기에, 무역-자산-금융 네트워크는 국경을 가

로지르는 생산-무역 환경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다. 

다양한 시간과 공간상의 생산, 무역, 금융을 넘나드는 이러한 다층적 

네트워크는 특유한 위기 경향성을 가지고 있다. 이는 상대적 과잉생산-과

소소비, 유동성 과잉, 환율의 불안정성에 기인한 위기를 포함한다. 아시아 

위기는 이러한 위기 경향성이 다음에 해당하는 시기에 구체화되면서 나

타났다. (a) 컴퓨터 산업에 대한 투자 러쉬가 미국 및 유럽 시장의 흡수 

능력에 적합하지 않았다, (b) 자산시장의 장기적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

하기 위해 미국 달러화로 표시된 (US$-denominated) 단기 차관을 사용하

3) 선행기간. 상품의 주문일시와 인도일시 사이에 경과된 시간을 말한다.－옮긴이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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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c) 1997년, 엔화가 갑작스레 상승하고 일본 신용이 경색되면서, 실

행되지 않는 차관의 문제가 밝혀지는 동시에 강화되었다, (d) 이러한 차관

의 증가로 인해 일부 기업들은 그들의 자산을 팔게 되었으며, 국제 은행

이나 헤지 펀드 운용자들은 이 지역의 통화가 달러 연동체제로부터 이탈

하고(de-peg from the dollar), 평가절하(depriciate) 될 것이라고 기대하게 

되었다(아시아의 위기에 대한 보다 상세한 논의는 Sum, 2001을 보라).

3) 배태된 수출주의의 제3국면(1980년대 후반에서 현재까지)

아시아의 위기를 통해 각각의 EANICs는 그들의 성장 궤적에 대해 재

검토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재검토는 지식기반 생산 및 (재)투자와 

관련된 과거의 기술파동, 그리고 미래의 기술파동을 염두에 두고 이루어

졌다. 리스트적 근로 국가 전략을 채택한 EANICs(타이완, 남한, 싱가포르 

등)은 일찍이 전자기반 생산과 지식기반 생산에 대해 전략적으로 자원을 

배분하기 시작했다. 특히 타이완과 싱가포르 정부는 1980년대부터 전자

기술과 정보기술에 집중했다. 1999년 미국에서의 인터넷 붐과 함께 정보

통신기술(ICT: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혁명이 힘을 

얻어가면서, 이들의 정보기반 궤도는 새로운 시간적 리듬과 공간적 차원

을 획득했다. 

EANICs의 민간행위자들과 공공 행위자들은 전자 생산을 위한 지구적-

지역적-국가적-지방적 연결고리를 강화하였다. 그뿐 아니라, 이들은 정보

통신기술에 의해서 발생하는 시간-공간 관계 변화의 편익을 차지하기 위

해 스스로를 재조직화했다. 비릴리오(Virilio, 1994)에 따르면, 이러한 새로

운 시간-공간 관계는 속도에 의한 시간, 공간의 대체로 특징지어진다. 비

록 이러한 시각은 속도 및 속도-시간이 중요해졌다는 점을 강조했지만, 

지구화된 네트워크에 의해 조정되는 지구적 정보흐름의 시간-속도가 어떻

게 지배되는가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이 점에 대해

서, 나는 이것이 접근권과 투입요소를 제공하는 재조직화되고 지방화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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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 클러스터의 역할에 전적으로 달려 있다고 본다. 지역화되고 지

방화된 공간은 속도-시간 연결성에 적합하도록 변형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광대역 케이블, 전자메일, 전자상거래, 무선통신상거래(m- 

commerce)). 지구적-지역적-국가적-지방적 정치경제의 재형성이라는 관점

에서 본다면, 이는 단지 실시간과 실공간을 연결시키고, 이것이 일어나는 

속도를 증가시키는 것 (예를 들어, 광대역 연결성과 다른 형태의 인프라 

설비를 통해) 이상을 포함한다. 또한 이는 가상공간을 속도-시간으로 변형

시키며, 이것을 실시간으로 재조직하고 맞춤생산(customize)하여 시간에 

민감하고 고객의 취향에 부합하는 컨텐츠를 가진 여러 종류의 정보 생산

물과 서비스를 시장에 내놓는 것을 포함한다. 

실제공간과 가상공간을 속도-시간으로 변형하는 것은 보다 복잡하고 

확장된 행위자 네트워크에 의해 매개되며, 이러한 네트워크는 노동력의 

재조직화 이상의 것이다. 이러한 민간-공공-준공영-시민 네트워크는 생산

과정을 빠르게 하고 정보 수준과 정보 연계를 향상시켜서, 제조공장을 정

보공장으로 바꾸려 한다. 정보 노동자는 생산과정과 정보업무 간에 존재

하는 서비스 제공 인터페이스로 기능한다. 이러한 인터페이스는 콜 센터/

자동화된 사무실 내의 일상적 작업이 지식 엘리트의 자기 혁신적/자기 감

시적 작업과 공존한다는 점에서, 테일러적이고 혁신적인 측면을 모두 가

지고 있다. 이러한 노동자들은 근무시간과 근무일수가 보다 유연적인(즉, 

시간적으로 유연한) 팀작업을 통해, 여러 가지 교환가능한 작업을 수행하

게(즉, 기능적으로 유연하게) 된다(Flecker and Hofbauer, 1998: 107). 정보 

서비스 산업이 성장함에 따라, 새로운 주체성(subjectivity)을 지닌 새로운 

모델의 노동자가 나타나기 시작한다. 이들은 ‘기업가적’, ‘창조적’, ‘성찰

적’, ‘유연적’이라고 재정의된다. 더 나아가서, 싱가포르의 수상은 이들을 

실리콘밸리적 정신(Silicon Valley of the mind)이라고 불렀다(Koh, 2000). 

디자인-연구 집약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상품과 서비스를 생산하기 위해 

지각공간(mindspace)을 혁신적 서비스로 확장시켰으며, 이는 새로운 조직

적 관행을 가진 다른 장소의 등장과 관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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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관행은 혁신기반 경쟁력과 품질기반 경쟁력에 중점을 두는 탈

국가적인 슘페터적 근로 레짐의 등장을 촉진했다. 속도-시간 거버넌스를 

위해 여러 장소를 재연결/재창조하는 이러한 혁신적 수단/정책은 다음과 

같다: (a) 재택근무를 통해 의사소통 하는 독립적 작업집단, (b) 기업가적 

고용자들로 하여금 암묵적 지식을 표출할 수 있게 하는 자기주도적 팀 중

심 작업, (c) 실리콘밸리와 같은 유형의 클러스터를 양성하기 위한 공공-

민간/민간주도(public-private/private-led) 지원, (d) 긴밀하게 연계된 산-학 

복합체를 통해 기업과 대학간 정보의 흐름을 촉진, (e) 신규기업에 대해 

지구적-지역적-국가적 투자 자본을 제공하는 새로운 금융 현장(예를 들어, 

나스닥)의 등장, (f) 지구적-지역적 IT 전문가들이 국가적-지방적 인력 격

차를 충원하도록 장려하는 것, (g) 인터넷상의 과잉소비를 대상으로 하는 

맞춤생산화된 시장 적소.

4. 공간의 속도-시간으로의 변형: 실리콘화 전략

제3국면에서의 이러한 변화는 복잡하며 계속해서 변화하기 때문에, 이 

섹션에서는 EANICs가 그들의 축적 레짐을 재조직하는 많은 방법 중 실

리콘화 전략 하나만을 살펴보겠다. 이는 공간을 시간-속도로 변형시키고, 

실시간 연결성에 대한 접근성을 증대시키려 하는 지역적-국가적-지방적 

행위자들(그리고 그들의 네트워크)을 포함한다. 이러한 전략은 무엇보다도 

앞으로의 성장에 있어서 새로운 목표로 구성된 실리콘밸리 담론(예를 들

어, 싱가포르의 정보의 섬(intelligent island)/지역 정보 허브, 홍콩의 사이

버포트, 타이완의 Green Silicon Island와 같은)이 가지고 있는 특권을 누

리는 것을 포함한다. 지식기반 경제에 기초를 둔 새로운 체제를 안정화하

는 데 있어서, 이러한 목표는 기술-경제적 주체성/아이덴티티(예를 들어, 

창의성, 기업가주의적 정신, 고위험, 고수익)를 재형성하는 데 유용하다. 

이러한 담론은 주요 민간-공공 창립자들과 영향을 주고받을 뿐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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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넓은 규모에서 새로운 합의와 공통된 의견을 도출해내고 있다. 이러

한 실리콘밸리적 아이덴티티 및 공유된 의견은 시간-속도 접근성에 대한 

공간적-물질적 관행을 재배열하고 있다. 이는 다음과 같은 것을 포함한다: 

(a) 제2의 실리콘밸리라고 자칭하는 거점 인큐베이터의 발전, (b) 제2의 

실리콘밸리를 육성하기 위한 민관 파트너십 형성, (c) 캘리포니아 실리콘

밸리와의 지역적-지구적 네트워크 형성, (d) 기술관련 분야로 사업을 확장

하는 기업의 증가, (e) 구경제와 신경제(old and new economies)의 연합 및 

상호침투, (f) 즉시적 서비스/컨텐츠 전달을 위한 지구적-지역적-지방적 활

동규모의 재접합, (g) 첨단기술관련 창업에 필요한 네트워크(예를 들어, 

산학협력) 및 자금 출처 발굴, (h) 외국/중국계 IT 전문가 육성 (예를 들

어, 홍콩에서의 Admission of Talent Scheme), (i) 스톡옵션을 받는 고숙련 

노동자의 가변적 아이덴티티, (j) 작업 성격의 변화와 임시 고용의 등장 

(예를 들어, 임시직 및 시간제 고용). 초기에는 이러한 새로운 관행이 

EANICs 공간을 속도-시간으로 빠르게 변형시켰으나, 2000년 중반 갑자기 

‘기술 거품’이 나타나면서 이러한 추세는 둔화되었다. 이 글의 후반부에

서는, 1999년 타이완과 홍콩을 사례로 하여 이러한 관행을 설명하겠다. 

1980년대부터 타이완의 컴퓨터 산업은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었다

(Dedrick and Kraemer, 1998). 타이완의 컴퓨터 제조업자들은 지가상승과 

임금상승에 대응해 중국 본토나 동남아시아의 값싼 장소를 찾아갔으나, 

지방 제조업자들은 최신 하드웨어를 생산하거나 노트북, 스캐너, 네트워

크 카드 등과 같은 첨단기술 제품을 만들어내어서 기술진보를 이룩하였

다. 신쭈(Hsinchu) 과학공원은 캘리포니아의 실리콘밸리와 연계되어있었

기 때문에 이러한 컴퓨터 연계망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았다. 실리콘밸리

가 기적을 창조해 냈듯이, 대만도 기적을 만들었다. 신쭈 거점 프로젝트

는 매우 성공적이었으며, 1997년 과학기술백서(White Paper on Science and 

Technology 1997)는 이러한 실리콘밸리와 신쭈의 연계가 섬 전체로 확대되

어야 한다고 권고하기도 했다. 이는 클러스터와 비슷한 이미지를 띠게 되

며, 국가정보인프라(National Information Infrastructure) 건설을 구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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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이상이었다－이는 여러 단계를 통해 달성되는 경제적 목표이다. 이

것은 다음과 같은 단계로 이루어졌다: (a) 타이완 전체에 걸쳐 과학기반 

산업 공원/클러스터를 적절히 배치한다, (b) 이러한 클러스터를 핵으로 하

여 과학 도시를 만든다, (c) 이러한 도시들을 여러 가지 인프라 네트워크

로 연결하여 타이완 전체를 과학의 섬(science island)으로 만든다(White 

Paper, 1997, 5-6). 타이완의 경제를 과학-기술적으로 구성하기 위한 구체

적 수단과 상세한 일정은 1998년 4월에 작성된 기술선진국가 건설을 위

한 행동계획(Action Plan for Building a Technologically Advanced Nation)에 나

타나 있다. 특히 과학기반 산업단지 및 첨단기술 캠퍼스의 건립에 대해서, 

이 계획은 난캉(Nankang)과 또다른 지역에 소프트웨어 단지를 만들고, 천

안(Chunan)과 퉁뤄(Tungluo)에 위성 산업 단지를 만들 것을 제안하고 있

다(Executive Yuan, 1998: 10). 과학의 섬에 대한 타이완의 열망은 런던 

방문길에 오른 천수이볜 총통(후에는 DPP의 야당 당수가 된)에 의해서 

더욱 강화, 심화되었다. 그는 1999년 12월에 있었던 런던에서의 연설에

서, 지구화 시대의 타이완이 선택할 미래는 신중도(New Middle Way)이

며, 이는 블레어의 제3의 길과 유사한 것임을 언급했다.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바로 타이완을 ‘그린실리콘 섬’(Green Silicon Island)으로 전망하는 

것이다. 천수이볜의 전망은 2000년 5월 그의 취임연설에서 강화되어 나

타났다. 이 연설에서 그는 생태적 보전과 경제적 발전 사이에 균형을 맞

추는 지속가능한 ‘그린실리콘 섬’으로서의 타이완의 발전을 구상했다. 

실리콘밸리 전망의 공간적 범위는 소위 구 (하드웨어) 경제에만 국한되

지 않는다. 경제부 장관이 난캉(Nankang) 소프트웨어 공원을 건설하기로 

결정하고, 이것이 센츄리개발회사(Century Development Company)(이는 19

개의 국내, 외국계 회사들의 합작투자이다)에 의해서 개발되면서 이는 신

경제로 침투하였다. 1999년 10월, 그 당시 대통령이었던 리덩후이(Lee 

Teng-hui)는 타이페이주 안에 들어선 난캉 소프트웨어 파크(표4)의 발족식

을 거행했다－이곳은 아카데미 시니카(Academic Sinica)(타이완에서 가장 

저명한 연구 기관) 근처에 위치해 있다. 이러한 공공주도 거점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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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NT$ 128억 (US$ 4억2백5십만)

크기 8.2헥타르

위치 타이페이시 난캉

완성일 2003년

파트너십 구성주체 센츄리 개발 회사(Century Development Corp.)

클러스터
지구적, 지역적, 지방적 소프트웨어 기업 본부
Amademia Sinica 정보과학 연구소와의 근접성

입주 계약자 15개 회사 (IBM, HP, Compaq, Intel 등)

조건 외국 기업은 타이완 기업과 협력 계약을 맺어야 함

예상 수익 US$ 140억 (2005년)

<표 4> 난캉(Nankang) 소프트웨어 단지

는 지방 소프트웨어 기업을 지구적-지방적 소프트웨어 생산의 속도-시간

에 연결시키려는 시도이다. 이는 다음과 같은 수단을 통해 이루어졌다: 

(a) 경제부 장관은 국제적 R&D협력센터를 만들기 위해 2000ping (1ping 

= 36sq.ft.)의 대지를 구매했다, (b) 80개에서 100개에 이르는 지방 소프

트웨어 기업들이 사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인큐베이터 센터를 만들기 

위한 3100ping의 대지를 마련하는 데 995백만 NT$를 지출했다, (c) 미국

과 일본에 인력을 파견하여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난캉 소프트웨어 파크 

내에 연구소를 만들도록 설득했다. 

구경제가 신경제로 침투하는 것은 기업 영역에서도 발견된다. 여기에서

는 에이서 그룹(Acer Group)의 예를 통해서, 타이완의 재벌이 그들의 위

치를 어떻게 재설정하였는가 살펴보겠다. 에이서그룹은 1999년 에이서디

지털서비스회사(Acer digital Services Corporation)를 만들어 신경제 영역으

로의 사업다각화를 꾀했다. 이 회사는 다음과 같은 활동을 통하여 속도-

시간 세계로의 타이완의 이행을 변형시키는 데 착수했다: (a) Cisco sys- 

tems와 General Electric Information Services와의 지구적-지역적 연합 구축, 

(b) AcerNet에서 인터넷 쇼핑몰 운영, (c) Web Point 편의점에 사용되는 

미디어 디스플레이에 사용할 X-미디어를 개발, (d) 아동용 소프트웨어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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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스 개발, 판매, (e) 에이서 소프트캐피탈 그룹(Acer SoftCapital Group)에 

속해있는 미국과 아시아 태평양지역의 신규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통해 

벤처캐피탈 사업에 착수. 

홍콩에서도 이와 유사한 민간 프로젝트와 공공 프로젝트를 찾아볼 수 

있다. 홍콩의 경우는 첨단기술 발전이 상대적으로 늦었다고 볼 수 있다. 

1997년 HKSAR (Hong Kong Special Administration Region) 정부가 수립

되면서, 처음으로 공공영역 내에 첨단기술 전망을 제시하였다. 1998년 3

월 행정부(the Chief Executive)는 혁신 및 기술 위원회를 설립했는데, 이

는 1997년 9월 아시아의 위기와 시기가 일치하였다. 홍콩 경제는 타격을 

입었으며, 실업률은 6%까지 상승했고, 1997년 10월에서 1998년 6월 사

이의 기간 동안 자산가치는 40% 이상 하락했다. 경쟁력을 회복하기 위해

서, 홍콩의 재정장관은 1999년 사이버포트를 건설하는 데 있어서 민간 이

니셔티브를 이용하였다. 이 거점 프로젝트는 첨단기술 클러스터를 만들기 

위한 것이며, 이 클러스터는 실리콘밸리를 모델로 하여 조성된 물적 환경 

하에서 성장한 기업을 임계집단(critical mass)만큼 창출하기 위한 민관 파

트너십을 수반한다(<표 5>를 보시오). 홍콩 행정부는 1999년 7월 실리

콘밸리를 방문하여 이 프로젝트를 장려하고, 홍콩-실리콘밸리 협회를 결

성하여 실리콘밸리와의 연계를 맺었다. 공식발표 및 공식적 활동이 시작

한 바로 그 해에 사이버포트와 그 창시자인 리처드 리(Richard Li)는 경제

적 상징이 되었으며, 그들의 활동이 신문의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정부는 

홍콩달러로 60억$의 값어치가 나가는 땅을 보조금으로 주었다. 뿐만 아니

라, 홍콩 주식거래소에 상장된 기업인 트리콤(Tricom)을 인수하여 자기자

본(equity capital)에 접근할 수 있게 되었다. 후에 트리콤은 Pacific Century 

CyberWorks라는 새로운 이름을 가진 인터넷 관련 기업으로 변모하였다. 

나스닥 붐과 자산 거품 후에 새로운 투자 대상을 찾아 헤매는 지역/지방 

자금의 잉여 덕분에, 이 회사의 주가는 1999년 1년 동안 2258%만큼 올

랐다. Pacific Century CyberWorks는 시간-속도에 대한 지배권을 쥐기 위

한 활동을 계속했으며, 이것을 홍콩, Greater China, 아시아-태평양의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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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HK$ 130억 (USD$ 16.8억)

크기 64헥타르

위치 PorkFulam의 Telegraph Bay

완성일 2007년 (2003년에 공사 착수)

파트너십 구성주체
Pacific Century CyberWorks (HK$ 70억에 해당하는 자기자본)
홍콩 정부 (HK$ 60억에 해당하는 토지)

클러스터 지구적, 지역적 정보 기업 본부

입주 계약자
8개 회사 (Microsoft, IBM, Oracles, HP, Softbank, Yahoo!, Hua 
Wei, Sybase)

고용 창출 건설기간 동안 4,000명 고용, 완성 이후 12,000명의 전문직 고용

<표 5> 홍콩의 Cyberport

적 공간에 지방화시켰다. 이들의 활동은 다음과 같다: a) 복잡한 어플리케

이션과 풍부한 컨텐츠 전달이 가능한 초고속 광역 인터넷을 연결하기 위

해 지구적 기업인 인텔과 함께 합작투자를 수행했다, b) China Legend 

Holdings과 협력해서 중국에 광역 서비스를 제공하고, 독점적 인터넷 접

근권을 가능하게 하는 케이블 모뎀이 내장되어 있는 PC를 공동 개발하였

다, c) CyberWorks 광역설비를 강화하고 이의 인터넷 서비스 전달력을 향

상시키기 위해 케이블과 무선 HKT 형태의 구경제와 합병했다, d) B2C와 

B2B 전자 상거래를 개발하고, 장기 공급망과 분절된 시장을 원활하게 하

기 위해 광역 서비스를 사용했다, e)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광역 멀티미디

어 인터넷 컨텐츠 공급자 양성을 위해 타이완의 두 재벌(Era와 Gigamedia)

과 합작투자를 했다. 

Pacific Century CyberWork와 리처드 리에 의해 착수된 두드러지는 활

동은 광범위한 사회적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다. 거대 자산/상업 재벌들은 

소위 구경제로부터 벗어나 다각화되기 시작했다. 예를 들어, 1999년 8월, 

Sun Hung Kai Properties(SHKP)는 츈완(Tsuen Wan)에 있는 여분의 자산

을 가지고 사이버인큐베이터(Cyberincubator) 프로젝트에 착수했다. 이러

한 계획하에, SHKP는 신규 기업가들에게 무상으로 공간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10퍼센트의 이익을 회수하였다. 이 회사는 기존 자산을 혁신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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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이용할 뿐 아니라, 자산 개발자(property developer)는 SUNeVision이라

고 불리는 인터넷 지부를 개발함을 통해 신경제로 범위를 확장해 나갔다. 

SUNeVision는 정보기술설비와 인터넷 서비스를 개발하여, 재벌의 시-공간

적 범위를 확장시켰다 (예를 들어, 인터넷 상에서 자산과 보험을 판매하

는 방식으로). 이 회사의 대표인 Raymend Kwok에 따르면, SUNeVision는 

다음과 같다: 

……중국과 아시아에서 전체 인터넷 가치 망(value chain)을 통합하고 견인

하여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는 임계집단(critical mass)을 확보한 첫 회

사이다……(http://www.sunevision.com/about-overview.htm).

중국이 WTO에 가입하고 첨단기술 부문에 진출하는 것에 대비하여, 

SUNeVision과 SmarTone은 미국달러로 2,000억$ 규모의 C Tech Fund를 

발표했다. 이 기금은 중점적으로 본토의 IT, 보건산업, 생명공학, 환경, 정

보통신, 그리고 여타의 기술관련 분야에 대한 벤처캐피탈 투자를 의미한

다. 게다가. SHKP는 홍콩의 신흥 Growth Enterprise Market(GEM)에 상장

되어, 이를 통해 자본을 획득했다. 대재벌이 신흥 첨단기술 벤처에 뛰어

든 것 외에도, 소규모 신흥 기업들도 클러스터를 형성하기 시작했다. 센

트랄 홍콩(Central of Hong Kong)에 있는 여러 중심지에 새로운 도심 IT 

클러스터가 생겨났다. 센트랄 안의 빌딩 한곳은 그 이름을 Dotcom House

로 바꾸기까지 했다. 그리고 빌딩 임대인과 상의하여, 이 구역을 광섬유 

케이블, 전화선, 24시간 냉‧난방, 보완전력 발전기와 같은 새로운 편의시

설을 설치한 스마트 빌딩으로 개조하였다. 이러한 신규기업들은 네트워크

를 만들었으며, Internet & Information Asia(I&I)와 같은 중간 조직을 통해 

엔젤 투자자들과의 네트워크를 만들기도 하였다. 후자의 경우, 매주 수요

일밤 비공식적 모임을 가졌으며, 신규기업을 벤처캐피탈과 연결시켜줬다. 

엔젤 투자자들과의 네트워크 외에도, 1999년에 홍콩 증권거래소는 나스

닥과 유사한 Growth Enterprise Market(GEM)을 발족시켰다. 이는 상장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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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대안적 기회를 제공하여, Greater China 지역의 신규 기술 기업과 

벤처캐피탈이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었다. 2000년 6

월에는, 홍콩기업 7개와 중국기업 4개, 그리고 타이완 기업 1개가 상장되

었다. 

5. 결론

이 글은 국가경제 내의 자기완결적 성장을 강조하는 포디즘에 대한 관

례적 사고에 문제제기하고, 국가간 관계가 점차 중요해진다는 인식을 바

탕으로 출발하였다. 상이한 축적체제와 성장양식을 고려함에 있어서, 포

드주의의 중심부적 시각을 채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나의 주장은 이러

한 유럽중심적 편견을 극복하고, 수출주의 경제의 성장 동력 및 이들의 

규모간 접합양식에 대한 복합적이고 미묘한 분석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슈를 강조하기 위해 배태된 수출주의라는 개념을 도입하였으며, 

EANICs의 배태된 수출주의를 그 시간-공간 범위 및 거버넌스를 중심으로 

잠정적으로 세 개의 국면으로 구분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이 글은 세 개

의 상호교차적 국면에서 드러나는  배태된 수출주의의 리좀적 성격을 분

석하였다. 제1국면은 국가적-지구적 규모의 접합을 포함한다. 여기에서는 

특정 국가 공간이 자본의 국제화와 연결되어 있다. 이는 지구적 시장을 

목표로 시간제약적(time-bound) 생산을 하는 국가 구성체를 조절하기 위

해 저비용정책과 보호주의적 정책을 채택하는 민간 행위자들과 공공 행

위자들을 포함한다. 민간-공공/공공주도 행위자들이 짧은(국지화된) 네트

워크를 긴(규모간) 네트워크와 연결시켜 그들의 활동을 지역적/초지방적 

규모로 확장하려 함에 따라, 이러한 국면은 다음 국면에 의해 대체되기 

시작한다. 이들은 공간적 규모를 늘려가면서 생산의 타임라인 역시 확장

하게 되며, 이에 따라 명령, 통제, 조정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킨다. 이러

한 시간-공간 확장에 의해 축적된 수입/부는 EANICs의 무역-자산-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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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체의 등장을 촉진시켰다. 제3국면은 정보기술의 등장과 함께했으며, 

이 시기 EANICs는 시간-공간 관계에 있어서 보다 근본적 변화를 경험했

다. 새로운 공간-시간 관계는, 공간이 속도-시간으로 변형되는 것으로 특

징지워진다. 실리콘화 전략에 대한 간략한 논의를 통해 이 점에 대해서 

설명했다. 이 전략을 통해 EANICs는 지구적-지역적-국가적-지방적 공간

을 지식기반 경제의 속도-시간 거버넌스로 변형시킨다. 후자는 무역-기술-

미디어-금융 복합체의 등장으로 특징지워진다. 이러한 전략과 변화는 전

적으로 자발적이거나 별다른 노력없이 성취된 것이 아니다. 발전의 각 국

면은 필연적으로 경로-형성적 개입을 둘러싼 투쟁을 수반할 뿐 아니라, 

과거의 사건을 통합하고 흡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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