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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요 약

급변하는 4차 산업혁명시대 진입에 발맞추어 벤처기업을 둘러싼 사업 환경도 급변하고 있다. 최근 정부는 이에 대응하고자 벤처기업의 유

형과 대상범위의 확대 등 벤처확인제도를 개편 시행한 바 있다. 본 연구는 기술기반 창업기업 시점에서 현재의 벤처 우대제도 현황을 분석

하고 향후 본 제도와 관련한 시행령 등 법제도 개선 시 필요한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대한민국법원

종합법률 웹페이지에서‘벤처’를 키워드로 한 탐색을 통해 569개의 관련조항을 확인하여 분석하였고, 569개의 조항에 대한 혜택을 분석

하기 위해 규정근거별, 수단별 및 내용별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규정근거별 분석결과에 의하면 너무 많고 복잡한 볍령체계 때문에 벤처우

대제도를 인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혜택수단별의 경우 우대확대가 매우 적고 부담완화에 치중되어 있다. 혜택내용별로는 재무와 생

산 분야의 혜택에 치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네 가지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매우 복잡한 

벤처우대관련 조항의 현실적용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쉽게 인지할 수 있는 새로운‘벤처우대제도’정립이 필요하다. 둘째, 부담완화에 치중

된 혜택수단을 기업성장을 촉진시키는 우대확대 조항으로 확장할 필요가 있다. 셋째, 재무와 생산분야에 치우친 혜택내용을 연구와 인력을 

확대하고 시장개척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벤처우대제도의 사각지대를 발견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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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4차 산업혁명시대의 진입 본격화로 벤처기업의 사업 환경도 

급변하고 있다. 초지능, 초연결로 특징 지워지는 4차 산업혁

명은 산업지형, 국민 삶 등 국가 경제 및 사회 전반의 대변혁

을 유발하며, 성공적인 대응 여부에 따라 세계 각국의 국가경

쟁력이 좌우될 정도로 파급력이 클 것으로 예측된다.

이러한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급격한 변화는 우리나라 벤

처기업의 사업환경에도 상당한 변화를 유발 할 것으로 예측

된다. 특히, 세계 각국의 치열한 4차 산업혁명의 헤게모니를 

선점하기 위한 경쟁을 고려한다면, 우리나라의 산업경쟁력의 

기반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 벤처기업에 대한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적 지원이 새로운 방향에서 분석적·체계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

기존의 벤처확인제도의 문제점 노출과 지속적인 개선 요구

가 지속되어온 바 있다. 1998년 도입되어 2005년 벤처확인제

도가 보증 및 대출평가에 의해 벤처확인을 인정하는 시장친

화적 방향으로 개편된 이후, 기술평가 보증 및 대출 유형의 

벤처기업에 대한 확인이 급증하며 2012년부터는 매년 1만4천

개가 넘는 기업이 벤처기업으로 인정받는 등 양적으로 크게 

확대되었다. 하지만 이로 인해 벤처확인 기업 중 90%가 기보

나 중진공의 보증·대출평가로 벤처확인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

고 있다. 즉,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벤처 본연의 목적

에 맞는 기업들은 벤처확인을 받기 어려운 반면, 벤처기업으

로서 혁신역량이 미흡한 기업이 기술보증이나 대출로 인해 

쉽게 벤처로 인정받거나, 벤처기업 속성에 부합하지 않는 중

소기업까지 벤처확인을 받고 있어 제도의 실효성이 의문시된

다는 지적이 지속되어 왔다(한우리경제, 2016).

최근 정부는 민간중심의 벤처생태계 혁신대책 발표에 이어  

벤처확인제도 전면개편을 제시하였다. 즉, 4차 산업혁명의 대

두로 인한 벤처기업의 적극적인 지원 필요성, 벤처확인제도의 

다양한 문제점 노출로 인해, 정부차원의 대응 필요성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벤처생태계 조성대책(중소벤처기업부, 

2018)을 발표하며 세부 개선과제로서 ‘벤처확인 주체를 민간

벤처전문가로 변경’. ‘보증대출 유형폐지, 신기술 성장유형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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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벤처기업 금지업종 폐지(유흥업종 제외)’, ‘벤처확인기업

의 대상 확대(중견기업 포함)’ 제시하였다. 이에 따라 이러한 

벤처확인제도의 전면개편은 제도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는데 

근본적 목적이 있는 바, 우선적으로 벤처확인제도의 혜택인 

벤처우대제도의 개선이 선행될 필요성이 제기된다.

벤처기업의 평균 업력은 3년이하가 13.8%, 4~10년사이가 

50.2%, 11~20년사이가 28.0%, 21년이상이 8.0%순으로 나타났

다(중소벤처기업부․벤처기업협회, 2019). 창업기업은 7년미만의 

기업으로, 특히 기술기반의 창업기업은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벤처기업 인증, 이노비즈 인증등을 기술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인증제도 획득과 더불어 동 제도의 우대제도를 적극 활용할 

것이다. 즉, 벤처기업실태조사 통계로 미루어 보았을 때, 7년

동안의 정부지원이 종료되기 전후에 벤처기업을 준비하여 10

년이내에 벤처확인을 받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벤처확인제도의 도입으로 시행된 벤처우대제도는 그

동안 벤처기업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부여해 왔으나, 창업초기

기업이나 20년 업력의 기업 등 다양한 유형의 벤처기업을 반

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또한, 4

차 산업혁명과 벤처확인제도의 혁신과 같은 정부정책의 변화, 

기존 벤처확인우대제도의 노정된 문제점 등을 고려할 때 현 

시점에서 벤처우대제도의 개편은 그 필요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벤처확인의 유형과 대상범위가 확대되는 

벤처확인제도의 변화에 맞춰 법률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을 

통해 새로운 환경에 맞는 제도적 개선점이 제시되어야할 필

요가 있다. 최근 공포된 벤처법이 관련규정을 갖춰 시행되려

면 약 1년의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에서(벤처스퀘어, 2020), 현

재시점의 본 연구는 민간의 벤처기업 확인 평가체계 등을 갖

추는 데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는 시의적절한 연구로 그 의

의가 있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기술기반 창업기업이 벤

처확인을 받고 벤처우대제도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해 벤처우

대제도의 개편방향을 제시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벤처기업의 

유형과 대상범위의 확대 등 벤처확인제도의 개편에 따라 이

에 대응하기 위해 현 우대제도 현황을 분석 한다.

연구방법으로 국내외 관련연구 문헌을 토대로 조사기반을 

형성하고, 제도적 관점, 현황분석, 제도적 개선 방안 등에 관한

문헌 조사 실시한다. 이후, 벤처와 관련된 용어를 키워드로 

종합법률정보를 통해 법률, 시행규칙, 행정규칙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법령조사를 통해 제도적 현황을 분석하고자 한다.

Ⅱ. 선행연구

2.1 벤처기업

벤처기업의 용어상 정의는 벤처(Venture)와 기업(Company)의 

합성어로서 벤처는 모험 또는 모험적 사업, 금전상의 위험을 

무릅쓴 행위를 뜻하고 기업은 영리를 목적으로 생산요소를 

종합하여 계속적으로 경여하는 경제적사업이란 의미를 내포

하고 있다.(벤처인, 2020) 일반적으로 벤처기업은 대기업이 투

자를 기피하거나 대기업에서는 나오기 힘든 새로운 상품, 창

의적인 아이디어, 공정 개발이 가능하기 때문에 고도의 전문

능력, 기업가 정신, 창조적 재능을 살려 성장산업이나 신시장, 

그리고 고용 창출을 통한 질적 성장과 기술혁신의 선도적 역

할을 담당한다(김효중, 2006; 김기완, 2011; 강원진 외, 2012). 

특히, 지식정보화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미래 기업의 역량은 

원천 기술 또는 지식과 같은 무형자산을 통해 확보될 수 있

다는 점에서 벤처기업의 기술혁신 중요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장영순·김주미, 2007; 김윤정 외, 2018; 윤주형, 2018). 하

지만, 현재까지도 벤처기업에 대한 명확한 학술적 정의가 없

으며 국가에 따라 정책 대상의 한 부분으로써 다양하게 사용

되고 있다(이영훈·송유진, 2018). 

미국에서는 다른 기업보다 상대적으로 사업의 위험성은 높

으나 성공하면 높은 수익이 보장되는 기업으로 일반적으로 

Venture Capital(모험자본)로부터 투자를 받은 기업을 의미하나 

다른 나라에서는 이와는 다른 개념으로 신사업 기술집약기업 

첨단기업기술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되고 있다. 미국은 

‘위험성이 크나 성공할 경우 높은 기대수익이 예상되는 신기

술 또는 아이디어를 독립기반 위에서 영위하는 신생기업’, 일

본은 ‘중소기업의 창조적 사업활동 촉진에 관한 임시조치법’

에서 “중소기업으로서 연구개발투자 비율이 총매출액의 3%이

상인 기업, 창업후 5년 미만인 기업”, OECD는 “R&D집중도가 

높은 기업” 또는 “기술혁신이나 기술적 우월성이 성공의 주요

요인인 기업”으로 다양한 정의를 내리고 있다(벤처인, 2020).

한국의 경우, 다른 기업에 비해 기술성이나 성장성이 상대

적으로 높아, 정부에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기업

으로서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의 3가지 기준 중 1가

지를 만족하는 기업을 의미한다. 즉, 한국의 벤처기업은 성공

한 결과로서의 기업이라기 보다는 세계적인 일류기업으로 육

성하기 위한 지원대상으로서의 기업이라는 성격이 강하다고 

볼 수 있다(벤처인, 2020). 한편, 2019년 벤처기업정밀실태조

사자료에 의하면, 한국의 벤처기업의 경영성과로는 2018년 12

월말 기준 기업당 평균 매출액 5,321백만원, 평균 자산 5,766

백만원, 평균 부채 3,063백만원, 평균 자본 2,702백만원으로 

나타나고 있다.(중소벤처기업부·벤처기업협회, 2019) 또한, 대

기업, 중소기업, 벤처기업 간 경영성과를 비교한 결과에 의하

면, 매출액영업이익률은 중소기업보다 높고 매출액증가율은 

대기업 및 중소기업보다 높게 나타났다. 

<그림 1> 2018년 대기업·중소기업·벤처기업 간 경영성과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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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벤처기업의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율은 5.5%로 대기

업 및 중소기업보다 높게 나타났다.

<표 1> 2018년  대기업·중소기업·벤처기업 간 

매출액연구개발비율 비교

구분

전체 제조업

대

기업

중소

기업

벤처

기업

대

기업

중소

기업

벤처

기업

매출액연구 

개발비율
1.5% 0.7% 5.5% 2.6% 1.4% 4.4%

주) 벤처기업 중 법인기업 1,733개 기업의 2018년 매출액 대비 R&D투자액

을 조사하여 이를 분석함

주) 대기업, 중소기업 자료 출처: 2018년 기업경영분석, 한국은행

2018년 12월말 기준 기업당 평균 종사자수는 19.8명으로 전

년대비 5.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벤처기업의 확인유형은 

기술평가보증기업이 74.1%로 가장 많으며, 이어 기술평가대출

기업이 14.7%, 연구개발기업이 6.6%, 벤처투자기업이 4.6%순

으로 나타났다. 5대 업종 현황을 살펴보면, 일반제조가 41.9%

로 가장 비중이 높았으며, 첨단제조 25.7%, 첨단서비스 

18.9%, 일반서비스 11.4%, 기타 2.2%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국내 벤처기업의 평균 업력은 4~10년사이가 가장 많은 분포

인 50% 수준을 보이고 있고, 기업 성장단계는 고도성장기 기

업이 38.4%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성숙

기 28.5%, 초기성장기 26.5%, 창업기 4.3%, 쇠퇴기 2.3% 순으

로 나타났다.

2.2 기술기반 창업기업

창업기업들 중에서도 특히 신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신생기

업들이 경제발전에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해왔다(Autio, 1997; 

Drucker, 1985, 이명종·주영진, 2019). 이러한 기업들은 신기술

로 제품개발을 가속화하고 경제성장을 견인역할을 할 수 있

는 신산업을 창출하며(Acs & Audretsch, 1990; Storey, 1997;  

이명종·주영진, 2019), 전통적인 기업보다 더 뛰어난 성장을 

보이는 경향이 있다(Cooper et al., 1986).

창업을 분류함에 있어 기술 및 지식 집약 정도를 의미하는 

창업혁신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창업을 기술기반창업(TBE: 

technology-based entrepreneurship)이라고 할 수 있다(이명종․주

영진, 2019). Bailetti(2012)는 메타연구를 통해 기술기반창업을 

“기업의 가치를 창출하고 획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과학․기술 

지식의 발전과 밀접하게 관련된 개별 전문가와 이질적 자산

을 유기적으로 결합하고 활용하는 사업에 대한 투자”로 정의

한 바 있다. 국내에서 창업기업의 제도적 정의는「중소기업기

본법」제2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개정 2014.4.14.>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의 “창업자” 정의에 의해 전 

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체로서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

나지 아니한 기업을 말한다.

2018년 창업기업실태조사자료에 의하면, 전체 창업기업 중 

도매 및 소매업이 가장 높은 26.5%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숙박 및 음식점업 25.8%, 제조업 8.9%, 수리 및 기타 개인서

비스업 7.8% 등 순으로 나타났다.(중소벤처기업부·창업진흥원, 

2019) 이러한 업종 중에서 제조업과 지식서비스업에 해당하는 

7년 이내의 기업을「기술기반 창업기업」으로 정의내리고 있

는데(신동평 외, 2018), 해당 업종의 경우 매출액과 고용창출

에 있어서 전체 평균보다 더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즉, ’16년 기준 전체 창업기업 수는 전년(200만개) 대비 

1.5% 증가한 203만개로 ‘14년 이후 매년 증가되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은 전년(18.4만개) 대비 1.5% 

감소한 18.2만개, 지식서비스업은 전년(25.7만개) 대비 0.6% 

증가한 25.8만개로 나타났다.

<표 2> 창업기업수 추이(2014~2016년)

(단위:만개)

구분 전체 제조업 지식서비스업

2016년 203 18.2 25.8

2015년 200 18.4 25.7

2014년 199 17.6 25.7

※ 출처 : 창업진흥원(2019.10.29.) 그림자료를 활용하여 연구자가 도표로 정리

종사자 수로는 ’16년 기준 평균 종사자 수는 3.2명이며, 업

종별로는 제조업, 지식서비스업이 매년 증가세로 각각 평균 

6.6명, 5.5명으로 나타났다.

<표 3> 종사자수 추이(2014~2016년)

(단위:명)

구분 전체 제조업 지식서비스업

2016년 5.9 11.3 6.0

2015년 5.9 10.8 5.7

2014년 5.5 10.7 5.4

※ 출처 : 창업진흥원(2019.10.29.) 그림자료를 활용하여 연구자가 도표로 정리

매출액에서는 ’16년 기준 평균 매출액은 5.9억원이고, 업종

별로는 제조업, 지식서비스업이 매년 증가세로 각각 평균 

11.3억원, 6.0억원으로 나타났다(창업진흥원, 2019).

<표 4> 매출액 추이(2014~2016년)

(단위:억원)

구분 전체 제조업 지식서비스업

2016년 3.2 6.6 5.5

2015년 3.2 6.4 5.4

2014년 3.2 6.2 4.8

※ 출처 : 창업진흥원(2019.10.29.) 그림자료를 활용하여 연구자가 도표로 정리

이와 같이 기술기반 창업기업은 일반 창업기업과는 달리 높

은 R&D집중으로 혁신기술 창출을 꾀하며, 독특한 기술우위

의 요소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특징으로 새로운 제품과 서비

스를 무기로 신규시장과 새로운 산업을 창출할 가능성이 높

은 이유로 주목받고 있다(신동평 외,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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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4차산업혁명시대에 고용 없는 성장 시대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기술기반 창업이 강조되고 있다. 한국 정부도, 

더 이상 주력산업과 대기업 중심의 성장모델이 작동하지 않

는다는 인식과 함께, 고용창출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기 위한 

대안으로 기술기반 창업을 강조하고 있다.

2.3 기술기반 창업기업 및 벤처기업 연구동향

DBPia에서 2000~2020년 동안 게재된 학술논문을 대상으로 

‘기술기반 창업’을 키워드로 검색한 결과, 유효한 문헌 총 28

건이 탐색되었다.

즉, 기술기반 창업이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다루는 문헌 10

건(윤호열·김병근, 2017; 이명종·주영진, 2019; 홍길표 외, 

2017; 배홍범 외, 2018; 최종열, 2013; 정연수 외, 2019; 

Lee·Choi, 2014; 김춘근 외, 2014; 이형모 외, 2012; 양수희 외, 

2011), 기술기반 창업 사례연구 8건(Seo·Min, 2008; 권기환·최

종인, 2015; 서상혁, 2008; 길운규 외, 2017; 심진형 외, 2016; 

신창호·김묵한, 2013; 길운규 외, 2018, 양현봉 외, 2016), 기술

기반 창업활성화 관련 문헌 4건(중소기업청·창업진흥원, 2012; 

손수정·양은순, 2012; 양영석·김명숙, 2016; Yun 외, 2019), 기

술기반 창업모형 관련 문헌 4건(양영석, 2016; 양영석, 2013; 

최종인·변영조, 2013; 양태식·민경세, 2007), 기술기반 창업의 

유형 및 요인분석 관련 문헌 1건(전향순·이상용, 2015), 기술

기반창업기업 비교연구 1건(공혜원, 2019)으로 분류된다.    

또한, ‘벤처기업’ 으로만을 키워드로 검색한 결과, 매우 방대

한 문헌이 존재하여 연구의 분석대상인 벤처의 ‘제도’에 집중

하여 문헌을 검색하였다. 즉, ‘벤처 제도’을 키워드로 

2000~2020년 동안의 문헌을 검색한 결과, 유효한 문헌 총 13

건이 탐색되었다. 

즉, 벤처 투자 관련 문헌 3건(이효경, 2019; 양채열, 2018; 정

승일, 2005), 벤처 조세 관련 문헌 3건(전병욱, 2016; 서병우·

문승권, 2014; 안은정, 2015), 벤처 제도 개선 문헌 3건(송인

방, 2012; 이견직, 2000; 이현숙 외, 2012), 벤처 제도 자체에 

대한 문헌 2건(김신, 2008; 정대용·김영수, 2000), 벤처 지적재

산권 관련 문헌 1건(한철 외, 2002), 벤처 비교 연구 문헌 1건

(손열, 2006)으로 분류된다. 이중 벤처 제도 개선과 관련된 문

헌 3건을 자세히 살펴보면, 송인방(2012)은 유한책임회사제도

의 적용상 문제를 중심으로 벤처중소기업과 상법개정을, 이견

직(2000)은 의료기기 벤처산업지원제도의 유효성 평가 및 개

선방안을 다루고 있어 본 연구와 전혀 다른 방향의 연구이다.

이현숙 외(2012)는 벤처인증제도 개선을 통한 벤처 활성화 

방안을 연구하였는데, 벤처확인의 3가지 유형인 보증/대출형, 

벤처캐피탈형, 연구개발형에 따른 성과차이의 원인을 분석하

고 이를 통한 개선방안을 제시한 연구이다. 하지만, 본 연구

는 기술기반 창업기업이 벤처확인을 받고 우대제도를 활용하

는데 있어 각자의 제도가 유기적으로 연계가 될 수 있도록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목적으로 연구의 차별점

이 존재한다.

2.4 최근 정부 정책

2.3.1 벤처기업확인제도 개편

최근 개편된 벤처기업확인제도의 골자는 기존에 기술보증기

금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심으로 운영되어온 벤처확인제

도가 개편후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벤처기업확인위원회로 운

영되고, 기존의 보증·대출실적 유형이 폐지되고 혁신성․성장성 

평가로 대체된다는 것이다. 또한 연구개발조직도 기업부설연

구소 1개 조직만 인정하였던 반면, 개편안에는 연구개발전담

부서, 기업부설창작연구소, 창작전담부서로 확대된다1). 

마지막으로 기존 13개 기관투자자 투자만 인정했던 ‘벤처투

자기업유형’은 창업기획자인 액셀러레이터가 추가로 인정된

다.(벤처투자 5천만원 및 자본금 대비 10% 이상 요건은 현행 

유지) 특히, 기술기반 창업기업의 경우, 기술사업화에 따른 투

자, 초기 사업영위를 위한 시드머니가 중요한만큼 벤처기업으

로의 유도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벤처스퀘어, 2020).

<표 5> 벤처기업 확인제도 개편 내용

구분 현행 개편 후

확인주체

공공기관

․기술보증기금․중소벤처기

업진흥공단 중심

민간 전문가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벤처

기업확인위원회 중심

확인

요건

보증

대출

기업

유형

보증․대출 실적

․보증․대출 8천만원 및 

자산대비 5% 이상

․기술성 우수 평가

혁신성․성장성 평가

․보증․대출 실적 요건 폐지

․혁신성․성장성 평가로 대체

연구

개발

기업

유형

1개 연구개발조직만 인정

①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비 5천만원 및 

매출액 대비 5% 이상

4개 연구개발조직으로 확대

①기업부설연구소 

②연구개발전담부서

③기업부설창작연구소 

④창작전담부서

․연구개발비 5천만원 및 매출

액 대비 5%이상 요건은 현행 

유지

벤처

투자

기업

유형

13개 기관투자자 투자만 

인정

①창업투자회사    

②창업투자조합    

③신기술금융업자  

④신기술투자조합  

⑤벤처투자조합   

⑥한국벤처투자㈜ 사모집합

투자기구

⑦전문엔젤        

⑧개인투자조합

⑨산업은행

⑩기업은행

⑪은행

⑫경영참여형

⑬외국투자회사

․벤처투자 5천만원 및 자

본금 대비 10% 이상

투자자 추가 인정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 등 

세부목록은 시행령에서 명시할 

계획

․벤처투자 5천만원 및 자본금 

대비 10% 이상 요건은 현행 

유지

※ 출처 : 벤처법 공포...“벤처 생태계 민간 중심으로 바뀐다”(벤처스퀘어, 2020)

1) 기존 연구개발비 5천만원 및 매출액 대비 5%이상 요건은 현행 유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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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 정부의 창업 정책

최근 중소벤처기업부는 전년대비 3조이상 증가한 13.4조원

의 예산을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특히 창업·벤처기업 지원 예

산이 대폭 증가한 점은 눈에 띄는데, 3대혁신산업 분야로 불

리는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 분야의 스타트업

을 본격적으로 돕기 위해 300개 스타트업을 패키지로 지원하

는 450억 원 규모의 사업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스타트

업스토리, 2020).

또한, 벤처투자열기의 지속 및 확산을 위해 투자재원의 마

중물역할을 하는 모태펀드 출자예산을 2019년 2,400억원에서 

8,000억 원으로 증액했다. 모태펀드 예산은 소재부품장비 분

야 육성, 3대 혁신분야 창업, 스타트업 스케일업 등 우리 경

제의 미래를 책임지는 기업에 대한 투자재원으로 활용된다. 

이 중 5,200억원이 스타트업 펀드에 출자되는데 창업초기 

4,800억원, 청년창업 1,100억원 펀드가 조성되어 혁신기업의 

창업단계를 지원하는 점은 특징적이다(플래텀, 2020). 

중소벤처기업부는 민관이 함께 기술 스타트업을 키우는 

TIPS 프로그램 예산에 1951억원을 투입한다. 이는 지난해 보

다 14.5% 확대된 규모다. 또 기업 성장단계별로 세분화해 맞

춤형 프로그램으로 지원 사업을 업그레이드한다(전자신문, 

2020).

Ⅲ. 벤처 우대제도 법령 분석

벤처 우대제도 법령 분석을 분석하기에 앞서 기본적인 법령

의 용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법령은 법률-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의 위계를 

가지게 되는데 각각의 용어에 대한 정의는 다음과 같다.

법 또는 법률은 입법부인 국회에서 만드는 것으로 법의 기

본 이념, 핵식점인 내용 등만 다루고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

령이나 부령에 위임을 하는 경우가 많다. 시행령이란 주로 행

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이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만드는 대

통령령을 일컫는 것으로 주로 법률에서 위임한 것들과 법률

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내용을 정한다. 시행규칙이란 주로 

각 부의 장관이 만드는 부령으로, 법률이나 시행령에서 위임

한 내용을 정한다. 행정규칙이란 고시·예규·훈련 등으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말고도 지침, 규정을 따로 정하는 경우를 

일컫는다. 이밖에도 지방자치단체가 만드는 조례가 존재하는

데, 이는 지역적인 환경, 재정연건등이 너무 달라 법령에서 

일률적으로 정할 수 없을 때 지방자치단체의 각자의 사정에 

맞게 정하도록 하는 경우가 있다(정부입법지원센터, 2020).

벤처 우대제도 법령 분석 방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와 대한민국법원종합법률(glaw.scourt.go.kr)을 

활용하여 ‘벤처’를 키워드로 한 탐색을 통해 관련조항을 확인

하고 의미 있는 조문을 관련데이터(법구분, 법령명, 공포번호, 

해당 조문)와 함께 추출하여 기본데이터를 확보하고 이를 혜

택의 규정근거/수단/내용별로 분석하였다.

3.1 벤처를 인용한 전체 법령 추출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벤처’가 조문내용에 포함된 모든 법

령을 조회하였다. 총 260개의 법령이 검색되었으나, 데이터에 

포함되어 있는 이상값(outlier) 등을 제거하는 정제작업을 실시

하였다. 예를 들어 ‘벤처’를 검색하였으나 ‘중소벤처기업부’가 

검색된 조문 중에 벤처우대제도와 관련이 없는 법령은 제외

되었다. 이러한 작업을 통해 법률에서 258개 조, 시행령에서 

170개 조, 시행규칙에서 29개 조, 고시·예규·훈령에서 112개로 

총 569개의 관련 조항을 추출하였다. 추출된 관련조항을 ‘혜

택규정근거별’, ‘혜택수단별’, ‘혜택내용별’로 분류작업 하였다.

<그림 2>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벤처’가 조문내용에 포함된  

검색수행화면

3.2 혜택 규정 근거별 분석

벤처를 인용한 법률 목록에서 벤처확인기업의 우대혜택의 

규정을 근거별로 조사․분석한 결과, 법률 90개와 행정규칙 11

개에서 총 258개 조가 추출되었다. 여기서 말하는 행정규칙은 

시행규칙의 하위개념으로 고시, 훈령, 예규 등을 일컫는다.

법률 90개에서 인용조항이 다수인 법령으로는, 주로 벤처법

(41개 조), 조특법(23개 조), 과학기술기본법(11개 조), 산업집

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24개 조), 중소기업창업지

원법, 지방세특례제한법(8개 조), 자본시장법(7개 조), 병역법, 

소득세법(각각 5개 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 문

화산업진흥 기본법,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중

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 환경기술 및 환

경산업 지원법(각각 4개 조)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벤처를 인용한 시행령 목록에서 벤처확인기업의 우대혜택의 

규정을 근거별로 조사·분석한 결과, 시행령 80개와 행정규칙2

개에서 총 170개 조가 추출되었다.

벤처를 인용한 시행령 80개에서 인용조항이 다수인 법령으

로는, 주로 벤처법 시행령(25개 조), 조특법 시행령(18개 조), 

국가연구개발관리규정(7개 조), 소득세법 시행령(5개 조),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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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각각 4개 조) 등으로 나타났다.

혜택 규정 근거별 분석을 통해 한가지 특징을 발견하였다. 

즉, 법령은 법률(258개 조)-시행령(170개 조)-시행규칙(29개 

조)-고시․예규․훈령(112개 조)의 위계를 가지게 되는데(법률-시

행령, 법률-시행규칙, 법률-․예규․훈령으로 중간단계가 생략된 

위계도 존재함), 하위로 내려갈수록 벤처우대제도와 관련된 

조항이 수가 줄어드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벤처 우대제도를 혜택 규정별로 분석한 결과 관련 조항이 

무려 569개로서 너무 많아서 우대 혜택제도를 알기조차 어려

운 상황이다. 또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및 고시·훈령·예규·

기타 등으로 연결되어 있지만 매우 일관성을 유지하지 않고 

있어서 매우 복잡하다. 특히, 벤처기업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시행규칙과 고시·훈령·예규·기타 등 실행단계의 

제도가 오히려 적은 문제점이 있다.

<표 6> 벤처를 인용한 법률 목록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

성을 위한 특별법」,「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산

업디자인진흥법」, 「산업발전법」,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생명공학육성법」, 「소금산업 진흥법」, 「소프트웨어산업 진흥

법」,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실용신안법」, 「아시아문화중

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양성평등기본법」,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예술인복지법」, 「우체국보험특별

회계법」, 「은행법」, 「자연재해대책법」,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

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조경진흥법」, 「주택법」, 「중견

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은행법」,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첨단의료복합

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초지법」, 「특허법」, 「한국

산업은행법」,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

1

관련 행정규칙(고시,훈령,예규,기타) 11

* 법(률)이 2개 이상이 언급된 경우 각각의 인용조항 수를 의미함.

<표 7> 벤처를 인용한 시행령 목록

시행령 명
인용 

조*

전 체 170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25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18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7

소득세법 시행령 5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

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

행령」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문화산업진흥 기

본법 시행령」, 「병역법 시행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 

시행령」,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3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

령」,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 시행령」, 「법인세법 시행령」,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령」, 「병역법시행령」, 「소재

ㆍ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수도권정비계

획법 시행령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

에 관한 법률 시행령」,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택지개발

촉진법 시행령」

2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 시행령」,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시행령」,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시행령」,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시행령」,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

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시행령」, 「국민연금법 시행령」, 「국세징

수법 시행령」, 「국유재산법 시행령」,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

행령」,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기술보증기금

법 시행령」,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 시행령」,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 시행령」, 「디자인보호법 시

행령」, 「방위사업법 시행령」, 「보험업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

연협력촉진에 관한 법 시행령」,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시

행령」,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산업발전법 시행령」, 「산

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 시행령」, 「상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령」,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

령」, 「실용신안법 시행령」,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

법 시행령」,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

행령」,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시행

령」, 「은행법 시행령」,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정보보호사업의

1

법률 명
인용 

조*

전 체 258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4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24

「조세특례제한법」 23

「과학기술기본법」 11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지방세특례제한법」 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 7

「병역법」, 「소득세법」 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연

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

로지원에 관한 법」,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3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국유

재산법」,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방위사업법」, 「법인세법」, 「소

재ㆍ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수도권정비계획

법」,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택지개발촉진법」

2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공공기관 지

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공적자금관

리 특별법」,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 「국가공

무원법」,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국민연금법」, 「국세징수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금

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기술보증기금법」, 「기술의 이

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농업ㆍ

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 「디자인보호법」,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보험업

법」, 「부가가치세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사립학교법」,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 「산업기술단지 지원

에 관한 특례법」,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산업디자인진흥법」,

「산업발전법」,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생명공학육성

법」, 「소금산업 진흥법」,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수산업ㆍ어

촌 발전 기본법」, 「실용신안법」,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

한 특별법」, 「양성평등기본법」,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여신

전문금융업법」, 「예술인복지법」,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은행

법」, 「자연재해대책법」,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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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령」, 「조경진

흥법 시행령」, 「조세특레제한법 시행령」, 「중소기업은행법 시행령」,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소기

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

법 시행령」, 「초지법 시행령」, 「특허법 시행령」,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시행령」,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 시행령」

1

관련 행정규칙(고시,훈령,예규,기타) 2

* 시행령이 2개 이상이 언급된 경우 각각의 인용조항 수를 의미함.

3.3 혜택 수단별 분석

벤처를 인용한 법률 목록에서 벤처확인기업 우대혜택을 혜

택수단별로 조사․분석한 결과, 부담완화 97%, 우대확대가 3%

로 나타나 대부분의 혜택수단에 해당하는 성격이 ‘부담완화’

관련 법률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8> 혜택수단별 법률 비중

구분 부담 완화 우대 확대

비율 97% 3%

부담완화 측면으로는 감면(이연)이 13개 법 46개 조, 의무배

제·연기가 7개 법 13개 조, 허용이 44개 법 113조(행정규칙 3

개 조 포함), 지원이 23개 법 35조 (행정규칙 7개 조 포함), 

요건하향, 수수료인하가 15개 법 27개 조로 나타났다

<표 9> 혜택수단별 법률 목록(부담완화)

법률명
인용 

조*

총계 239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39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24

조세특례제한법 23

과학기술기본법, 행정규칙(고시,훈령,예규,기타) 10

지방세특례제한법 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 중소기업창업지원법 7

소득세법, 병역법 5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독점규제 및 공

정거래에 관한 법,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3

국유재산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소재ㆍ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방위사업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건강기능

식품에 관한 법률,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 중

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택지개발촉진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 제

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디자인보호

법, 실용신안법, 국가공무원법, 자연재해대책법,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주택법,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법인세법, 양성평등기본

법,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국민연금법,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 보험업법,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부가가치세법,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

2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사립학교법, 수산업

ㆍ어촌 발전 기본법, 국세징수법,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엔지니어링

산업 진흥법,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항공우

주산업개발 촉진법,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조경

진흥법, 기술보증기금법,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생명공학육성법,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

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소금산업 진흥법, 중소기업기본법,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기초

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산업

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 초지법, 산업기술단지 지원

에 관한 특례법, 특허법,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 산업디자인진흥법,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 산업발전법, 상법

1

* 법(률)이 2개 이상이 언급된 경우 각각의 인용조항 수를 의미함.

부담완화 측면에서 그 조항의 성격을 좀 더 상세하게 살펴

보면, 입지(73개 조), 투자(41개 조), 연구(30개 조), 소득(26개 

조), 인력(19개 조), 주식(17개 조), 설립(12개 조), 합병(10개 

조), 기타(9개 조), 수출 및 벌금(각 1개 조)의 순으로 나타났

다. 또한, 관계법령은 벤처법(39개 조), 산업집적활성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24개 조), 조특법(23개 조), 과학기술기본법

(10개 조), 지방세특례제한법(8개 조), 중소기업창업지원법(7개 

조), 병역법, 소득세법(각 5개 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

한 법,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

별법,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각각 4개 조) 등의 순으

로 나타났다.

우대확대 측면에서는 가점부여가 6개 법 7개조(행정규칙 1

개 조 포함), 한도 상(하)향이 5개 법, 5개 조로 나타났다.

우대확대 측면에서 그 조항의 성격을 좀 더 상세하게 살펴

보면, 소득(7개 조), 투자(4개 조), 연구, 주식(각 2개 조), 설

립, 기타(각 1개 조)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10> 혜택수단별 법률 목록(우대확대)

법률명
인용 

조*

총계 17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과학기술기본법, 행정규칙(고시,훈

령,예규,기타),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법인세

법,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은행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은행

법, 한국산업은행법,

1

* 법(률)이 2개 이상이 언급된 경우 각각의 인용조항 수를 의미함.

또한, 관계법령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각 3개 조), 

과학기술기본법, 법인세법, 벤처법, 상속증여세법, 은행법, 조

달사업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중소기업은행

법, 중소기업창업지원법, 한국산업은행법(각 1개 조)으로 나타

났다. 

우대확대 조항의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국가를 당사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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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의 물품적격심

사 또는 일반용역적격심사시에 벤처, 이노비즈 기업등에 가점 

0.6~3.5점의 가점을 부여하고 있다. 또한,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에 중소벤처기업부, 조달청, 방위

사업청에서 시행하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시에 벤처기업, 이노비즈기업등에 신인

도 및 기술능력평가에서 1.5~3.5점의 가점을 부여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우대혜택을 혜택수단별로 ‘부담완화’와 ‘우대확

대’의 2가지 차원으로 분석한 결과, ‘부담완화’가 97%로 나타

나 벤처우대제도 관련법령은 대부분 ‘부담완화’에 매우 치중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담완화는 주로 법인세, 재산세 

등의 세금감면이 주로 이로 인한 벤처기업의 부담을 덜어주

기 주기 위한 조항들로 구성되어있어 기업의 비용을 감소시

키는 효과가 있는 반면에, 우대확대는 조달우수제품 심사나 

기술개발사업 참여시 가점부여, 판로개척을 위한 TV․라디오 

광고비 할인 등 벤처기업의 시장의 진출을 도모하기 위한 조

항들로 구성되어 기업의 성장을 촉진하는 성격이 있다. 앞서 

밝힌 바와 같이 국내 벤처기업의 평균 업력은 4~10년사이가 

가장 많은 분포를 차지하고 있고, 해당시기의 벤처기업은 성

장이 필요한 단계로 부담완화 보다는 우대확대 제도를 대폭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 

3.4 혜택 내용별 분석

벤처를 인용한 법률 목록에서 벤처확인기업 우대혜택을 혜

택 내용별로 조사․분석한 결과, 전체적으로는 재무 110개, 생

산 105개의 벤처 관련조항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무는 주로‘투자 및 소득’에, 생산은 주로‘입지’에, 연구는 

주로‘연구’와 관련된 내용으로 구성되어있는 것으로 나타남.

연구(기술개발)는 21개 법 32개 조로 나타났다. 생산 측면에

서는 입지가 29개 법, 73개 조, 인력이 15개 법, 19개 조, 설

립이 12개 법, 13개 조로 나타났다.

재무 측면에서는 주식이 6개 법 19개 조, 투자가 23개 법 47

개 조, 합병이 5개 법, 10개 조, 소득 등이 16개 법 34개 조로 

나타났다.

<표 11> 혜택 내용별 비율

구분 연구 생산 재무 기타

비율 12.4% 40.7% 42.6% 4.3%

<표 12> 혜택 내용별 법령

* 연구(기술개발) * 생산 * 재무

- 21개 법 32개 조 - 입지 : 29개 법, 73개 조  

- 인력 : 15개 법, 19개 조

- 설립 : 12개 법, 13개 조

- 주식 : 6개 법, 19개 조

- 투자 : 23개 법, 47개 조

- 합병 : 5개 법, 10개 조

- 소득 등 : 16개 법, 34개 조

<표 13> 혜택 내용별 법령 현황

연번
구분 혜택 내용 (그룹)

혜택내용 재무 생산 연구 기타 계

계 110 105 32 11 258

1 기타 10 10

2 벌금 1 1

3 설립 13 13

4 소득 33 33

5 수출 1 1

6 연구 32 32

7 인력 19 19

8 입지 73 73

9 주식 19 19

10 투자 47 47

11 합병 10 10

결과적으로, 우대혜택을 혜택내용별로 ‘재무’, ‘생산’, ‘연구’, 

‘기타’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분석한 결과, 대부분이 재무 및 

생산과 관련된 조항으로 나타나 ‘연구’와 관련된 조항이 상대

적으로 낮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관련 혜택 조항을 확대하는 것은 연구개발기업유형 인

정범위를 확대하고 혁신성 및 성장성 평가를 신설한 벤처기

업 확인제도 개편에도 부합한다. 벤처기업의 인력확보 문제도 

매우 심각하지만 인력확보를 위한 우대제도도 매우 부족하다. 

또한 벤처기업의 비즈니스에서 가장 어려운 요인인 시장개척

을 위한 혜택은 전혀 없다. 결과적으로 최근 공포된 벤처법의 

취지와 맞게 혁신성과 성장성에 부합하면서도, 벤처기업 중 

많은 분포를 차지하는 평균업력 4~10년 사이의 기업 수요를 

고려한 벤처우대제도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

3.5 기술기반 창업기업과 벤처기업의 주요

우대혜택 비교

벤처기업 우대혜택 제도 중에 창업기업 우대혜택과 중복되

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제도정리가 필요한 경우도 있다. 세제

에 대해서는 법인세,소득세, 취득세, 재산세외에도 등록면허

세, 지방세과세특례 등 다양한 지원구분이 있으나, 본 연구에

서는 주로 거론되며 많이 활용되고 있는 법인세 및 소득세, 

취득세, 재산세 우대헤택에 대해서 비교하고자 한다.

법인세 및 소득세는 청년창업기업의 경우 5년간 100%감면, 

청년이 아닌 창업기업의 경우 연수입에 따라 50~100% 감면

이 이루어지고 있다. 벤처기업은 신성장서비스업의 경우, 창

업일로부터 3년간 75%, 이후 2년간 50%감면이며 기타업종은 

창업일로부터 5년간 50%이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연수입4,800만원초과의 신성장 창업

기업과 신성장 벤처기업의 지원내용은 창업일로부터 3년간 

75%감면, 이후 2년간 50%감면으로 동일하다. 즉, 두 그룹간 

지원내용의 차별성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는 취득세와 재산세

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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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 지원대상별 세제혜택

지원

구분
지원대상

지원대상 

세부구분
지원내용

법인세

소득세

청년창업

중소기업(①)
-

창업일로부터 5년간 100%

감면(수도권과밀은 50%)

청년이 아닌 

창업 

중소기업(②)

연수입4,800만

원이하

창업일로부터 5년간 100%

감면(수도권과밀은 50%)

연수입4,800만

원초과

(신성장)

창업일로부터 3년간 75%

이후 2년간 50%

(수도권과밀X)

연수입4,800만

원초과

(기타업종)

창업일로부터 5년간 50%

(수도권과밀X)

①, ②에 

해당하지

않는

창업벤처 

중소기업(③)

신성장

서비스업

창업일로부터 3년간 75%

이후 2년간 50%

수도권과밀외X)

기타업종
창업일로부터 5년간 50%

(수도권과밀X)

취득세

청년창업중소기

업(①)
-

창업일부터 4년간 75%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지

역 해당없음)

①에 해당하지 

않는 

창업벤처중소기

업(②)

-

창업일부터 4년간 75%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

역 해당없음)

재산세

청년창업중소기

업(①)
-

창업일로부터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

(단,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해당없음)

①에 해당하지 

않는 

창업벤처중소기

업(②)

-

창업일로부터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

(단,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해당없음)

※출처: 2018년도 중소기업 조세지원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췌하고 창업기업과 

벤처기업과의 비교를 위해 내용 정리

금융 및 투자에 대해서는 일반 또는 창업기업에 비해 벤처

기업의 혜택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기보보증한도는 일반기

업보다 높은 50억원한도의 보증과 보증료율 0.2%p 감면의 혜

택이 있다. 

코스닥상장심사기준과 정책자금한도우대의 경우에는 벤처기

업에게 유일한 심사기준과 자금상향조건이 적용되고 있다. 창

투자투자의무에서는 창업기업의 경우 등록 후 3년까지, 업력7

년이내로 40%이상 투자의무이나 벤처기업에 대해서는 업력제

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표 15> 지원대상별 금융 및 투자 혜택

※출처: 2018년도 중소기업 조세지원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췌하고 창업기업과 

벤처기업과의 비교를 위해 내용 정리

결국 세제혜택은 창업기업과 벤처기업 간의 실질적인 차이

가 없으며 금융 및 투자 혜택의 경우는 오히려 벤처기업 우

대혜택이 더 크기 때문에 기술기반 창업기업과 벤처기업 모

두에게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Ⅳ. 기술기반 창업기업의

벤처기업확인시 현행 법령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4.1 관련 법령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첫째, 벤처우대관련 조항의 현실적용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벤처우대제도는 혜택수단별, 혜택내용별로 

정부부처별로 다양한 조항들이 존재하고 있다. 즉, 법률258개 

조, 시행령 170개 조, 시행규칙29개 조, 고시·예규·훈령 112개

로 총 569개의 관련 조항이 촘촘하게 존재하나 법률→시행령

→시행규칙→고시·예규·훈령으로 갈수록 우대와 관련된 조항

의 수가 현저히 적어진다.

이는 벤처우대관련 조항이 실제 활용될 수 있는 여지가 좁

아지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관련 시행규칙, 고시·예규·훈령의 

확대 등으로 제정된 법률이 적극 활용되기 위한 방안이 필요

하다. 

둘째, 벤처우대제도는 주로 ‘부담완화’에 치중되어 있어 이

의 균형을 찾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우대제도를 혜택수단

별로 ‘부담완화’와 ‘우대확대’의 2가지 차원으로 분석한 결과

에서, 대부분 ‘부담완화’에 쏠림현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해당 조항의 내용이 감면(이연), 의무배제·연기, 허용, 

요건하향, 수수료인하 등인 점에서 어느정도 매출액과 영업이

익등 경영성과가 큰 폭으로 성장한 기업에게 주로 혜택의 초

점이 있다고 판단된다. 사실, 기술기반 창업기업이 7년까지 

사업의 입지를 다져나가고 그 이후에 스케일업에 집중한다는 

점을 미루어보았을 때, 기술기반 창업기업에는 실효성이 그리 

크지 않은 우대제도로 판단된다.

가점부여, 한도상(하)향과 관련된 ‘우대확대’측면의 우대제도

가 기술기반 창업기업에는 더욱 실효성이 있을것으로 판단되

므로 해당 우대제도 법령 제정 확대 등 제도의 균형을 찾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지원

구분
지원대상 지원내용

기보

보증

한도

일반기업 기보 보증한도 30억원

벤처기업
기보 보증한도 50억원

기보 보증료율 0.2%p감면

상장

벤처기업

기보 보증한도 70억원

기보 보증료율 0.2%p감면

코스닥

상장

심사

기준

벤처기업

코스닥상장 심사기준 우대

-최소업력 : 3년→미적용

-자기자본 : 30억원→15억원

-자기자본이익률 : 10%→5%

-당기순이익 : 20억원→10억원

-매출액100억원 및 기준시가총액 300억원이상→

매출액50억원 및 기준시가총액 300억원 이상(설

립후 경과년수 적용면제)

정책

자금

한도

우대

벤처기업

-신성장기반 자금 중 시설자금에 대해 잔액기준

한도 (45억원(지방50억원)→70억원), 매출액 한도

(150%→미적용)

창투사

투자

의무

창업기업,

벤처기업

▶창업투자회사 투자의무(등록 후 3년까지 업력 

7년이내 창업자 등에 40% 이상 투자) 대상 중 

벤처기업에 대하여는 업력제한 미적용

▶창투사의 투자는 창업자, 벤처기업등에 50%이

상을 투자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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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의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대한민국정책브리

핑, 2019) 등의 사례를 통해서도 제도의 실효성에 대해 배울 

필요가 있다. 해당 제도는 우수한 기술개발제품을 보유하였으

나 납품실적이 없어 초기 판로개척이 어려운 중소기업을 지

원하기 위해 전문가를 통해 공공기관의 구매결정을 대행하는 

제도로 중소기업은 우수성과 혁신성이 인정된 제품에 대해 

공공조달시장 납품 기회를 갖게 된다. 

셋째, 벤처우대제도는 주로 ‘비연구’분야에 혜택이 집중되어

있어 ‘연구’분야의 혜택을 확대해야 할 것이다. 우대제도를 

혜택내용별로 ‘재무’, ‘생산’, ‘연구’ 등 차원으로 분석한 결과

에서, 대부분 ‘재무’(42.6%) 와 ‘생산’(40.7%)과 관련된 조항인 

것에서 살펴볼 수 있다. 즉, ‘연구’와 관련된 우대제도는 전체

의 12.4% 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벤처기업 뿐만 아

니라 기술기반 창업기업의 육성 취지와도 맞지 않는다. 벤처

기업은 다른기업에 비해 기술성이나 성장성이 상대적으로 높

고, 기술기반 창업기업은 일반 창업기과 달리 높은 R&D집중

으로 혁신기술창출을 꾀하는 기업이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벤처확인제도가 기존 보증·대출 실적 요건 폐지

되고 혁신성․성장성 평가로 대체됨에 따라 벤처기업의 시장개

척을 위한 조항을 신설하고 인력난 해소와 기술혁신을 위한 

혜택을 확장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의 재무와 생산에 치중

되어 있는 벤처우대제도를 기업의 수요에 부합하는 제도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벤처우대제도의 사각지대를 발견하고 이를 극

복하기 위한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주로 활용되는 벤처

우대제도에서 ‘금융 및 투자’와 관련된 벤처기업의 혜택은 기

술기반 창업기업과 확실한 차별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하지만, ‘세제’ 혜택에서는 이 둘간의 혜택이 유사하여 차

별성이 찾기가 어렵다. 이는 제도의 사각지대가 존재할 수 있

다는 여지를 남긴다. 예를 들어, 기술기반 창업기업의 업력인 

7년이 초과되어 벤처기업확인을 받은 기업의 경우 아무런 세

제혜택이 존재하지 않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즉, 혜택수혜기간이 짧은 세재지원 등의 사각지대를 찾아내

어 제도와 현장간의 간극을 해소할 수 있는 제도개선과 이를 

찾아내기 위한 행·재정적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Ⅴ. 결론 및 한계점

2020년 국내 신규벤처에 투자액과 신설 법인 수는 사상 최

고치를 기록했고, 2016년 2개에 불과했던 유니콘은 11개로 늘

며 대한민국은 국가별 유니콘 순위에서 당당하게 세계 6위를 

차지하였다. 

또한, 최근 창업․벤처기업의 도약을 지원하는 예산이 크게 

증가하고 제2벤처붐 확산과 연계해 벤처투자 열기가 지속․확

산될 수 있도록 모태펀드 출자 예산도 2019년 2,400억원에서 

2020년 8,000억원으로 대폭 증액된 바 있다.

이와 더불어, 중소벤처기업부는 벤처투자촉진에관한법률과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개정을 2020년 2월 11일 공포

하였다. 특히, 벤처기업법 개정안은 혁신 벤처기업을 정부 주

도로 확인하는 방식에서 완전 민간이 평가하고 확인하는 방

식으로 전환된다. 즉, 민간으로 구성된 벤처기업확인위원회가 

벤처기업의 혁신성, 성장성 등을 중점 심의․확인하는 방식으

로 벤처기업확인제도를 전면 개편하는 것을 담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시기 적절한 시점에서 기술기반 창업기업 

중심의 벤처 우대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즉, 이는 법이 공포되고 약 1년간 시행령, 시행규칙 등의 체

계를 갖춘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연구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이의 개선을 위해서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제도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특히, 제도의 사각

지대, 현실적인 시행규칙 마련, 지원의 쏠림분야 등이 고려되

어야 할 것이다.

또한, 4차산업 혁명시대를 맞이하여 그에 걸맞은 벤처확인

제도로써 종합적 정책적 대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

된다. 민간주도로 성장하는 활력 있는 벤처생태계가 조성되도

록 그에 걸맞은 벤처우대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본다.

본 연구에서는 시간의 제약과 예산의 부족으로 종합적 검토

를 수행하지 못하였는바, 차기 연구에서는 충분한 시간을 가

지고 각종 우대제도에 대한 벤처기업 대상 실증분석 등 종합

적 검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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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Law Analysis of Venture

Preferential System on Technology-based Startups*

Hong, Eun-Young**

An, Gi-Don***

Sung, Eul-Hyun****

Abstract

In the rapidly changing era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the business environment surrounding venture companies is also 

changing rapidly. In recent years, the government has reorganized the venture verification system, including expanding the types and 

scope of venture companies. This study analyzes the current status of venture preferential system from the perspective of 

technology-based start-up companies and in addition, this paper proposes a plan for improving the legal system. 

For analysis, The relevant provisions were confirmed through a search using “venture” as a keyword in the National Legal Information 

Center and the Korean Court of General Law. Then, meaningful texts were extracted along with relevant data to secure basic data and 

analyzed by benefits, by means and by content. 

As a result of the study, Venture preferential treatment system is focused on 'reduction of burden' by the means of benefits, and on 

‘financial’ and 'production' by benefits.

In conclusion, four suggestions for improvement are presented. First, efforts are needed to increase the practical applicability of 

venture-related clauses. Second, the venture preferential treatment system is mainly focused on mitigating the burden, so efforts are 

needed to find a balance. Third, the venture preferential treatment system is mainly focused on the 'non-research' field, so the benefits of 

the 'research' field should be expanded. Finally, efforts to discover and overcome blind spots in the venture preferential system should be 

supported.

Keywords: Venture preferential system, Venture Company, Preferential System, Startups, Technology-based Startups, Technology 

Startups,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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