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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절 중․한 무역관리제도 비교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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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적용지역 ···············································································································
한국의 무역관리제도 ·····························································································
가 대외무역의 관리체계 ·························································································
나 대외무역관리기관 ·······························································································
다 대외무역주체에 대한 관리 ···············································································
라 대외무역객체에 대한 관리 ···············································································
마 대외무역법의 적용지역 ·····················································································

제 절 중․한 주요산업의 무역경쟁력 현황 ····························································
중․한 무역구조·······································································································
가 한국과 중국의 국가별 수출비중 ·····································································
나 한국과 중국의 산업별 수출비중 ···································································
무역경쟁력 지수 분석 ···························································································
가 시장점유율 분석 ·································································································
나 현시비교우위지수 분석 ·····················································································
무역특화지수 분석 ·······················································································
산업 내 무역지수 분석 ·························································································

제 절 한국기업의 동북지역 투자현황 ······································································
한국기업의 중국 투자 ···························································································
동북 성 진출 한국기업의 투자 및 철수현황 ·················································
가 동북 성 진출 한국기업의 투자 및 철수 현황 ·············································
나 중국 동북 성 진출 한국기업 철수 현황 ·······················································
동북지역 진출 한국기업의 현지화 현황 ···························································
가 인사․노무관리 ···································································································
나 생산․품질관리 ·································································································
다 영업․마케팅 ·······································································································
라 재무․세무회계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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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경영 현지화 ·······································································································

제 장 중․한 경제협력의 현황······················································································
제 절 중․한 무역동향······························································································
중․한 양국의 對 주요국가별 무역동향·····························································
중․한간의 무역동향·······························································································
가 양국간의 교역동향 ·····························································································
나 품목별 교역 동향 ·······························································································

제 절 중․한 투자동향··································································································
한국의 對 중국 투자동향·······················································································
가 국가별 對中 투자동향 ·······················································································
나 한국의 對中 투자 동향 ·····················································································
중국의 對韓 투자동향·····························································································

제 절 중․한 산업협력 및 경합 동향········································································
산업협력관계 동향···································································································
중․한 산업 경합관계 현황···················································································
가 아세안 시장별 한․중 경합 현황 ···································································
나 일본시장에서의 한․중 경합현황 ···································································

제 절 중․한 경제협력 발전방향················································································
정부의 통상정책적 발전방향·················································································
가 對 중국 통상정책 방향 전환의 필요성 ·························································
나 중국 산업협력정책 전환 필요성 ·····································································
다 중국의 시장개방 압력에의 대응 연구 ···························································
기업의 전략적 발전방향·························································································
가 중국의 내수시장 접근을 위한 선결 과제 ·····················································
나 新산업 분야 시장선점 노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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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서부지역에 대한 진출 확대 필요 ···································································
라 저가 수출 지양 ·································································································
마 경기흐름에 대한 정확한 판단 ·······································································
바 다양한 투자기법 활용 ·····················································································
사 산업별 특화전략 수립 ·····················································································

제 장 요약 및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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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제1111장 장 장 장 서론서론서론서론

 제제제제1111절 절 절 절 연구의 연구의 연구의 연구의 목적 목적 목적 목적 및 및 및 및 구성구성구성구성

  현재 중국은 세계질서에서의 미국의 패권을 인정하고 미국과의 비대칭적인 힘의 

균형을 유지하는 차원에서 자국의 전략적 입지를 점진적으로 넓혀가는 방법을 선택

하고 있다. 중국은 강화된 경제력을 바탕으로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하평굴기전략을 

펼치고 있다는 평가가 일반적이다. 따라서 동북아에서의 중국의 영향력이 미국과의 

대립보다는 협력 속에 견제의 형태를 띄우고 있다. 또한 중국은 지난 반세기 동안 

대외 및 안보정책의 원칙으로서 동북아 지역에서의 패권주의를 강조해왔다. 이러한 

중국 반패권 다극주의에 대한 선호는 한반도 정책에서도 분명히 나타난다. 중구그

이 입장에서 한반도는 20세기 초반 이후 일본과 미국의 해양세력에 대한 완충지로

서 인식되어왔다. 그러나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중국은 역사적으로 한반도에서 누렸

던 영향력을 회복하길 원한다. 또한 중국은 한국과의 경제협력 증진과 북한과의 전

략적 동반자 관계를 동시에 추구하여 북한의 생존에 위협이 되는 요인이나 급속한 

붕괴를 막고자 한다.

  한반도의 정치, 경제적 불안은 중국의 경제발전에 미치는 영향이 커가고 있는 현

재 상황에서 중․한의 정치적, 경제적 협력의 중요성을 더욱 커지고 있다. 이러한 

조건에서 중․한 FTA에 대한 관심도 증대됨으로써, 한국과 중국의 경제협력의 강화

성을 더욱 필요하게 되었다. 이러한 시점에서 중국 동북지역은 양국의 입장에서 가

장 좋은 경제적 파트너쉽을 구축할 수 있는 지정학적의 우선지역이라 할 수 있다. 

중국 동북지역의 3성은 요녕, 길림, 흑룡강 등 3개의 성이 중심이고 인구수만 1억 

명이 넘는 경제요충지이다. 동북3성의 경제규모는 1980년대 후반으로 급격하게 위

축되어 과거 동북3성의 산업생산은 20%에 육박하였으나, 1990년대 말부터 10% 수준

에 머무르고 있다. 이는 동북3성의 경제성장은 중국의 입장에서는 자국 경제발전이

라는 측면에서, 한국의 입장에서는 경제 최고 파트너인 중국으로의 자연스러운 진

출을 통한 양국간의 Win-Win 전략이 성립되는 가장 최선의 경제 시나리오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한국과 북한 중국은 육로를 통한 경제협력이 차츰 현실성을 가진다는 측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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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도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상황이다. 동북3성의 경쟁력을 살펴보면,

  첫째, 인프라가 대체적으로 잘 정비되어 있다. 요녕은 철강, 석유화학, 기계, 조

선으로, 길림은 자동차, 석유화학으로, 흑룡강은 석유화학, 기계 등이 중화학 공업

의 발달로 인해 일찍이 대도시를 중심으로 사회기반 시설이 비교적 잘 갖추어졌다. 

다만 천연자원 위주의 중소형 도시의 경우 자원 고갈에 따른 후속 투자 미흡으로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취약하다.

  둘째 임금 대비 노동생산성이 높다. 동북3성의 노동생산성은 월 평균 5.231위안

으로 중국 전체의 4,981위안보다 250위안 높으나, 중국 경제 중심축인 환발해만, 

장강삼각주, 주강삼각주 지역의 5,607위안, 6,305위안, 5,453위안보다는 낮은 수준

이다. 하지만 제조업 월 평균 임금대비 노동생산성을 고려했을 때, 동북3성의 노동

생산성은 6.4배로 앞의 비교대상지역들이 각각5.0배, 4.8배, 5.5배인 것보다 높다. 

이는 동북3성이 외국인 투자 산업의 투자가 적어 임금상승률이 낮았던 데 기인한

다.

  셋째, 전문 인력이 비교적 풍부하고 인력 활용이 용이하다. 상대적으로 우수한 

인력을 흡수할 수 있는 국유기업 중심의 중공업 발전으로 엔지니어와 과학기술자 

등 전문 인력이 비교적 많다.

  넷째, 도시화율이 52.1%로 전국 평균보다 크게 높다. 동북3성 지역의 도시화율이 

중국 전체 평균 36.2%보다 무려 15.9% 포인트 높은데, 경제성장으로 소득 수준이 

향상될 때 소비도시로 성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다섯째, 두만강지역 개발계획이 추진될 경우 역내 발전에 편승할 수 있는 지리적 

우위에 있다. 동북3성 지역은 UNDP(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가 추진하

는 두만강 지역 개발계획(Tuman River Area Development Programme)이 실시되는 지

역으로 향후 동 계획이 추진될 경우 동북3성 지역이 핵심 역할을 할 수 있다.

  여섯째, 실업률이 높아 유휴인력을 쉽게 활용할 수 있다. 2001년 기준 동북3성 

지역 실업률은 3.7%로 중국 전체 도시지역 실업률 3.6%와 비슷하다. 그러나 여기에

는 샤강(下崗) 인원이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이들 샤강 인원을 포함할 경우, 중국 

전체 실업률 5.6%보다 2.7% 높은 8.3%로 전국 최고 수준인데, 이는 효율이 낮은 국

유기업의 구조조정 때문이다. 지방별로 보면 요녕성 8.9% 길림 7.5%, 흑룡강 8.4%

이다. 높은 실업률은 노동의 유연성을 어느 정도 담보할 수 있는데, 실제 동북3성 

지역에 진출한 우리기업은 인력수급에 대한 어려움은 별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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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장점을 가지고 있는 동북3성에 대해 경쟁국가보다 우위를 점하면서 양국

의 입장을 충족할 수 있는 전략적 접근의 시각으로 중․한의 경제적 협력강화를 찾

는데 본 논문의 목적이 있다.

  본 논문의 구성은 제1장은 연구의 목적과 구성으로 이루어졌고, 제2장은 중국 동

북지역의 전반적 이해를, 제3장에서는 중․한 주요산업의 무역경쟁력 분석 및 한국

기업의 동북지역 투자현황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제4장은 중․한 경제협력의 현황

을 통해서 중․한 무역동향, 투자동향을 바탕으로 중․한 경제협력 발전방향에 대

해서 제시하였고, 제5장은 결론으로 구성되었다.

    제제제제2222절 절 절 절 연구의 연구의 연구의 연구의 방법 방법 방법 방법 및 및 및 및 기존문헌 기존문헌 기존문헌 기존문헌 검토검토검토검토

  본 논문의 연구 방법은 연구 대상이 되는 정부정책과 학술지, 단행본, 학위논문, 

정기간행물, 연구논문, 세미나자료 등 기타 관련된 자료들은 문헌을 중심으로 살펴

보았다. 

  이러한 자료분석을 통하여 전반적인 이론과 현황에 대해 분석하고 이론을 고찰한 

후 실태적인 분석을 위하여 통계청, 한국은행, 중소기업진흥재단, 한국무역협회의 

공개적인 통계자료를 이용하였다.

  기존문헌으로 김승희(2005)는 「동북3성 진흥계획」을 통한 중국의 계획을 살펴

보고, 동북3성 지역에서 먼저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다른 경쟁국가에 비해 우위를 

점할 수 있다는 것과 이를 통한 경제공동체를 형성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임영화(2004)는 중국과 한국의 지리적 장점을 통한 투자확대를 활성화해야하고 

중국 전체가 아닌 지역에 맞는 전략을 중심으로 맞춤식 진출을 주장했다. 

  함승창(2005)은 중국 동북지역 중 동북3성의 국내기업의 현지화 현황과 성과, 실

패와 성공사례를 중심으로 현지화의 성공 및 실패사례를 중심으로 논문을 구성하였

다.

  정환우(2006)는 동북3성은 발전여건, 정책, 최근 성과를 종합할 때 시장기회나 

생산조건이 긍정적이지는 않은 곳으로서 대체로 신중한 접근이 요망되며, 동북3성

내 지역간 진출환경이 매우 상이하다는 것을 감안한 진출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류희문(2004)은 동북 진흥 전략과 함께 중국의 전략산업에 대한 집중적인 자원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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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와 기술집약적 외자기업의 투자가 활성화 된다면 한국 전략산업의 비교우위와 기

술우위의 격차를 빠르게 좁혀줄 가능성이 높으므로, 기존의 풀셋트 전략에서 벗어

나 노동집약의 조립공정을 중국을 포함한 해외로 이전하고 비교우위의 산업부문과 

기술을 특화하여 핵심부품 및 중간재의 핵심기능으로 발전시키는 풀랫폼 전략을 주

장하였다. 

  박병인(2004) 동북지역은 동북아시아의 동북에 위치한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곳이

며, 중국 정부가 전략적으로 부품산업의 중공업의 기지화에 주목하고, 각국 중앙정

부의 정책적 조율에 의해 경제협력이 강화되지만 지방정부간의 교류를 통한 효율성

을 높여 시장메커니즘과 경쟁요소를 강화하여 동북지역이 동북아시아의 중심으로 

발전하여 동북아 경제협력의 중심이 되어야 하고, 그에 맞는 전략으로 우리나라도 

동북3성 진출에 중점을 둬야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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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제 제 제 2 2 2 2 장 장 장 장 중국 중국 중국 중국 동북지역의 동북지역의 동북지역의 동북지역의 전반적 전반적 전반적 전반적 이해이해이해이해

 제 제 제 제 1 1 1 1 절 절 절 절 중국의 중국의 중국의 중국의 동북지역 동북지역 동북지역 동북지역 정책정책정책정책    

 1. 1. 1. 1. 동북지역의 동북지역의 동북지역의 동북지역의 중요성 중요성 중요성 중요성 및 및 및 및 미미미미․․․․중관계 중관계 중관계 중관계 

  동북아 지역의 중추적 안보지형(다자, 양자 및 동북아 삼각구도)은 북한의 핵보

유 선언, 중국의 경제력 및 군사외교력 급부상, 일본의 보수화 경향 및 미국의 현

실적 공세주의에 의한 패권유지 전략 등에 맞물려 그 복잡성을 더해가고 있다. 

대 테러전 시대라 할 수 있는 현 동북아 정세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국익의 극대

화라는 각 국가간 개별적인 전략과 국제협력을 통한 국제적 이득을 최대한 확보하

려는 이중적 양면성이다.

  또한 지역에서의 경제협력증대 군비경쟁, 영토분쟁 등 안보구조의 변화와 더불어 

드러난 새로운 이슈들과 맞물려 동북아 질서는 안정과 불안정이라는 양면성이 표출

되고 있다. 안정과 불안정이 교차하는 국제질서변화의 과정에서 비록 그 질과 성격

에는 차이가 있지만 냉전시기 동북아 질서의 구조적 특징이었던 양자관계의 기본 

틀은 아직 유지되고 있다. 더불어  한반도의 긴장상태와 미. 중 및 중. 일간의 잠

재적 갈등을 포함한 군사․안보적 냉전의 유산은 아직 완전히 떨쳐지지 않고 있다.

  반면 경제적으로는 공동번영의 필요성에 결부되어 지역질서의 안정을 확보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물론 이러한 경향이 장차 유럽연합과 같은 협력적 

제도 기반의 확립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전문가들 사이에 견해가 

엇갈린다.1) 

  그러나 적어도 대다수 동북아 국가들이 국제협력을 통한 안정추구를 선호하고 있

은 것은 분명하다. 이러한 변화의 큰  흐름 속에서 있는 동북아 현 질서의 구조적 

특징을 주요 이론적 관심사, 즉 세력, 제도, 문화를 중심으로 보다 구체적으로 정

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세력에 주목하는 안보적 관점에서 보면, 동북아 질서는 미국이라는 세계적 

1) 홍용표, “동아시아의 지역협력과 한반도”「,통일정책연구」제11권 2호, 2002, pp.257-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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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권과 지역적 다극화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무엇보다 중국과 일분의 군사적 역할 

가능성이 증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미국의 안보정책이 결정적

인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2) 냉전시기 구축된 한국 및 일본과의 동맹관계는 두말할 

것도  없고, 중국과 북한에 대한 미국의 개입 정책과 이들 국가의 대응이 동북아 

안보질서를 특징짓고 있다. 러시아의 경우에도 유럽 및 세계정치차원에서 미국의 

정책적 이니셔티브에 대응하는 태도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는 긴급한 안보적 현안

을 가지고 있지 않은 동북아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둘째, 지역협력에 초점을 맞추는 제도의 관점에서 보면 동북아는 냉전종식이후 

경제적 상호의존이 심화되는 가운데 정치. 외교. 경제의 측면에서 협력의 제도화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다. 냉전종식 이후 세계의 각 지역에서 개별국가의 이익을 극

대화하려는 노력의 연장선상에서 지리적 근접성을 바탕으로 공동의 지역협력체 형

성이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동북아는 경제발전의 역동성이 매우 높은 지역으

로서 1990년대에 들어와 역내교역 및 투자가 급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중국의 세

계무역기구(WTO)가입이후 세계3대 경제권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3)

  이렇듯 경제적 역동성을 바탕으로 가속화되고 있는 지역적 상호의존과 더불어 협

력의 제도화가 요청되고 있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APEC)는 그 맥락에서 상

당부분 제도화에 기여했다. 그러나 APEC은 대상범위 동북아에 한정되지 않으며, 본

격적인 지역경제협력기구라기보다 자유주의 경제협력을 지향하는 대화기구 수준에 

머물러 있고, 또 아직은 동북아 지역안정이라는 정치적 동기가 중심적인 동인으로 

작용한다.14)이처럼 동북아 지역에서 협력의 제도화는 포괄적 안보개념의 맥락에서 

경제적 상호의존을 추구하는 초기단계에 있다. 유럽통합도 그러한 단계를 거쳐왔다

는 점을 감안하면, 향후 동북아 지역협력의 제도적 발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현

실주의적 시각에서 이러한 가능성은 동북아 지역국가들의 안보 이익이 어떻게 서로 

2) 미국을 동북아 지역국가로 간주할 수 있을지에 대한 질문이 제기된다. 그러나 지역분류는 단순히 지

리적 맥락을 넘어 종종 정치적인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동북아 지역에 엄청난 영향력을 발

휘하고 있는 미국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3) 세계경제에 있어 동북아 지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GDP에서 1990년 16%였던 것이 2010년에는 27%

로 증대 할 것이며, 총생산 면에서도 1999년 19%에서 2020년에는 30%로 학대될 전망이다. 또한 

세계에서 차지하는 물동량 비중도 1998년27.0%에서 2000년28.1%,2006년 30.1%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현석, “동북아 경제중심 실현, 추진전략과 과제,”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및 한국동북아학

회 ,호남국제정치학회 합동학술회의 논문집2003 . p. 65, 및  강명세, “동아시아 지역주의는 가능할 

것인가?” 진창수편.「동북아시아에서의 경제협력의 정치경제」(성남: 세종연구소 ,2002 .pp .18-20.

4) 이호철,“탈냉전 동아시아 국제질서: 안보와 경제의 상호관계,”「국제정치연구」 제1집, 1997, pp. 

5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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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협점을 찾을지의 여부와 불가분의 관계를 가진다. 그러나 그 이면에서 제도화 과

정의 촉진요인으로 작동하는 공유의식의 확대 가능성을 따져보는 것도 매우 중요하

다

  셋째, 지역협력의 제도란 반드시 공식적인 기구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비공

식적인 규칙과 규범을 포함한다.5) 지역 공동체의 형성과정에서 공식적인 기구보다 

공동체 기구에 충성심을 이전할 수 있는 과정, 즉 공동체 의식의 생성과정 및 문화

의 창출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 여기는 한발 더 나아가 이념을 이익형성의 결정요

인으로 간주하고 특정체제에서의 문화 및 정체성의 역할에도 주목한다.6)이러한 이

론적 입장에서 보면, 동북아 지역에는 각 국가의 고유문화, 유교문화. 미국문화, 

혼합문화 등 다양한 문화적 가치의 축이 서로 교차하는 가운데 정체성갈등이 전개

됨으로써 공식적 제도로서 지역 전체적으로 공유된 규칙 및 규범의 확대가 저해되

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안보지형의 구조적 특징과 더불어 동북아 안보질서의 안정화를 저해하는 다음의 

몇 가지 요인들이 부가되고 있다. 첫째, 거시적으로는 미국과 중국의 대립 잠재성

이다. 미국은 중국이 향후  미국의 패권에 도전할 능력을 갖춘 유일한 강대국이라

고 인식하고 있다. 또한 중국은 미국이 동북아 패권을 영구적으로 장악하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 둘째, 보다 좁게는 중국과 일본이 서로 상대국의 대국화를 우려하

고 견제하는 것이다. 셋째, 중 .장기적으로는 한반도 문제의 불확실한 미래가 동북

아 안보에 미칠 영향이다. 넷째, 단기적으로는 북한의 핵 개발로 인한 한반도 내외

의 정치적, 군사적 긴장고조 이다.

  이 문제들에 대한 미국 및 지역국가들의 대처방식은 기분적으로 양자관계를 지향

한다. 즉  냉전시기에 형성되었던 안보동맹관계는 북. 러 군사동맹을 제외하고 아

직도 유효하다. 그러나 냉전종식과 더불어 꾸준히 제기되어온 안보문제에 관한 다

자대화의 필요성이 점진적이나마 실천될 가능성 높이고 있다. 특히 미국이9.11테러

이후 비대칭적 군사위협에 대한 효율적 군사정책의 필요성에 직면하면서 더욱 그러

하다. 아세안지역포럼 (ARF)은 북한 핵문제를 둘러싼 3자회담과 6자회담 등은 대표

5) 코헨은 제도의 형태를(1)국제기주와 같은 공식적 제도,(2)특정이슈에 대해 국가간에 합의된 명백한 

규칙을 갖는 국제거레임, (3)관습과 같은 비공식제도로 분류하고 있다.Robert O. Keohane, 

International Institutions and State Power(Boulder,CO :Westview Press,1989), p.15.

6) Alexander Wendt ,"Constructing International Politics", International Security, Vol.20,No.1 

1995, pp.7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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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예이다.

  종합하면, 동북아 안보질서는 미국의 동북아 정책과 이에 대한 여타 지역 강대국

들의 대응이 작용과 반작용을 거듭하며 새로운 모습을 갖추어 가고 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점은 그동안 있었던 미국과 중국의 대외관계에서 더욱 극명

하게 나타난다(<표2-1>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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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미 중 관계 주요사건
미국 카터 대통령 대만 관계법 서명
중국 정부 미국 의 대만에 대한 무기판매 학대계획에 항의
미국레이건 대통령 중국방문
미국정부 중국의 이란에 대한 미사일 판매에 대해 항의
미국 부시대통령 중국방문
만리 중국 전인대상무위원장 미국방문
중국 천안문 민주화 운동발생
미국 대만 총통 방미허용
대만해협 사태 및 미 중 갈등고조
미 일 신안보선언
강택민 주석 미국방문
클린턴 대통령 방중계기로 전략적건설적 동반자관계 수립
주유고 중국대사관 폭격으로 일시적 관계 악화

정상회의를 계기로 미중관계 복원
중국의 가입협상 타결중국에 정상교역관계 부여
대만 첸수이벤 총통 선출
미중 군용기 충돌미국 대만에 무기판매 결정
상해 정상회담
중국대만 가입
부시 대통령 중국방문 정상회담 대테러 공조 및 원칙 합의
중국정부 북한의 탈퇴 반대 및 한반도 비핵화지지 표명
프랑스 에비잉 정상회의에서 미중정상회담
대만 첸슈이벤 총통 기 임기 시작
중국 후진타오 공산당 총서기 당 와 국가주석 정 에 이어 중앙군사 위원회
주석 군 승계
중국전국인민대표대회 반국가분열법 통과
대만 국민당 례잔 주석의 중국 방문 및 중국 공산당 후진타오 주석과의 공
식회담에서 군사적 신뢰구축 동의
후진타오 주석 유옌 창설 주년 행사시 미중 성상회담 예정

 <표2-1> 미.중관계 주요 사건 일지

자료: http://www.yonhapnews.co.kr

 

  부시정부는 중국을 전략적 동반자가 아닌 전략적 경쟁자로 규정하였지만 실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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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경쟁과 협력이 병존하고 있다. 즉, 대(對) 테러와 같은 전 지구적인  이슈 및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에는 협력을 하고 있지만 대만문제 .인권문제 및 미사일문제

에서는 갈등을 하고 있다.(<표2-2>참조). 향후 미국과 중국의 관계설정은 협력과 

경쟁의 구도에서 국제 전략적인 요인, 국내 정치적인 요인 그리고 대만과 인권문제 

등 다차원적인 안보이슈가 복합적으로 얽혀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표2-2> 중국과 미국의 갈등․협력 요인 

구분 중국의 입장 미국의 입장

갈등
요인

·아시아지역에서 미국의 패권 방지 및
동아시아주도권 장악
·미사일방어체제반대 대만이포함
되는 것을 가장 우려
·대만 문제는 국내문제
·인권문제 등 내정간섭 불허

·아시아지역에서 패권국가 출현 방지와
중국견제 필요
·미사일방어체제 필요
·대만문제 동아시아 안보문제와 연관·인
권문제는 인류보편의 문제

협력
요인

·대테러전 및 전지구적 이슈에 대한
협력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룰 위해 미국의
협력 필요
·중국제품의 수출시장과 대중투자국으
로서 미국의 중요성

데테러전 및 아 태지역 안보와 세계평
화질서에 중국협조 필요
·북한 핵문제를 포함한 한반도 문제 해
결에 중국의 협조 필요
·교역상대 투자대상지로서 중국시장의
중요성

자료: 이태환, 『협력과 갈등의 미중관계』, 세종연구소, 2002, p.5.

     2. 2. 2. 2. 중국의 중국의 중국의 중국의 동북지역 동북지역 동북지역 동북지역 정책 정책 정책 정책 및 및 및 및 전략기조전략기조전략기조전략기조

  현재 중국은 세계질서에서의 미국의 패권을 인정하고 미국과의 비대칭적인 힘의 

균형을 유지하는 차원에서 자국의 전략적 입지를 점진적으로 넓혀가는 방법을 선택

하고 있다. 중국은 강화된 경제력을 바탕으로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하평굴기전략을 

펼치고 있다는 평가가 일반적이다. 따라서 동북아에서의 중국의 영향력은 미국과의 

대립보다는 협력 속의 견제의 형태를 띄우고 있다. 중국은 또한 러시아 외의 전략

적 협력관계를 유지하는 가운데 미․일 군사협력과 일분의 군사력 강화를 견제하고 

있다. 따라서 미·중 관계의 역학구도에 따라 일·중 관계에 영향을 미칠 것이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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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은 일본과의 대결구도로 발전하기 보다는 전략적으로 균형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정책추진을 하고 있다. 지역패권으로서의 부상, 국제 영향력을 증대시키기 위한 실

용주의 외교노선, 군 현대화 작업, 북한 핵문제를 통한 지역에서의 영향력 확대전

략 등은 후진타오의 대외정책에서 잘 나타난다. 후진타오는 국내적으로 실용주의 

개혁노선을 지속 추진하고 대외적으로 실리중심의 전략적 대외협력관계 유지를 표

방, 대(對)테러공동대응,UN 이라크 제재 결의안 채택에 대한협력 및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협력외교를 주창해 왔다.7) 군사정책으로 과기 강군전략으로 21세

기 첨단 과학전에 대비하여 과학기술 군을 육성하고 군의 현대화 전략을 적극 추진

하고 있다. 

  후진타오는 또한 통일정책으로 하나의 중국이라는 원칙을 고수하고 대만과의 통

일대화를 중시하여 왔다. 중국의 입장에서 통일국가의 건설은 국가의 기본방향이지

만 중단기적인 기본전략은 현상유지를 추구하고 있다. 하지만 양안문제는 중국이 

하나의  중국, 일국양제를 고수하는 동시에 무력사용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고 대만

이 두개의 중국, 일변일국을 주장하는 등 국내외적인 정책적 대립은 상존하고 있

다.8)

  더불어 중국은 동북아 지역의 주요 국제사안에 있어서 �견제와 균형�과 �대립

과 협력�의 이중구조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데 그 전략적 기조를 두고 있다. 후진

타오 체제가 지향하고 있는 대외정책은 등소평, 강택민으로 이어진 현대화 및 개방

개혁의 효율화 추진을 위한 대외적 환경조성이라는 실용적 경제외교에 충실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변화 일로에 있는 국제 환경과 중국의 대내외적 위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정책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는 것이다.9)

  3. 3. 3. 3. 중국의 중국의 중국의 중국의 한반도 한반도 한반도 한반도 정책과 정책과 정책과 정책과 남북관계남북관계남북관계남북관계

  일반적으로 중국은 지난 반세기 동안 대외 및 안보정책의 원칙으로서 동북아 지

7) http://www.yonhanpnews.co.kr

8) 양안문제는 중국과 대만간의 통일관련 갈등관계를 통칭하는 것으로 대만은 최근 “대만해협 양안에는 

각각 독립된 국가가 있다”는 주장을 펴고 있고 중국은 “중국이라는 한 나라(일국) 안에 사회주의와 

자본주의 체제가 병립할 수 있다”면서 중국으로의  흡수통일을 요구하고 있다. 양안문제는 일변일국

과 일국양제사이의 갈등관계라 할 수 있다. 

9) 문흥호, “중국의 대외전략: 동북아 및 한반도 정책을 중심으로”,「한국과 국제정치」제21권 1호,  

2005 .p.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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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에서의 반패권주의를 강조해왔다. 냉전시기에는 구(舊)소련을 겨냥했다면, 탈냉

전시기에는 미국이 주 대상이다. 이러한 중국 반패권 다극주의에 대한 선호는 대한

반도 정책에서도 분명히 나타난다. 중국의 입장에서 한반도는20세기 초반이래 일본

과 미국의 해양세력에 대한 완충지로서 인식되어왔다. 그러나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중국은 역사적으로 한반도에서 누렸던 영향력을 회복하길 원한다. 다만 이것이 현

실적으로 어려운 것을 고려하여 적어도 한반도에 대한 해양세력의 패권주의적 영향

력 확대를 억제하고자 하는 것이다.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기초는 "한반도 평화와 안정유지. 남북양측간의 대화와 협

상을 통한 자주적인 평화통일 실현, 한반도 비핵화"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10) 정책

적 방향은 한반도 문제 에 있어서의"정경분리"원칙에 입각하여 경제적 정략적 실리

위주의 정책을 추구하고 있다. 한국과의 경제외교협력의 강화와 북한과의 정치군사

협력의 강화라는 등거리정책이 그 핵심이다. 즉 국익차원에서 경제적 실리와 지역

에서의 안보 영향력을 극대화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중국은 한국과의 경제협

력 증진과 북한과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동시에 추구하여 북한의 생존에 위협이 

되는 요인이나 급속한 붕괴를 막고자 한다.

   따라서 현재의 동북아 상황에서 한반도의 안정 및 평화유지와 영향력 확대를 추

진하고 있는 이유는 다음에 세 가지 측면에서 찾을 수 있다 .11) 첫째, 한반도에서

의 심각한 혼란발생은 지정학적으로 가까운 중국에 안보적으로 엄청난 부담을 지울 

것이기 때문이다. 분쟁 발생시 주변강대국들의 직간접인 개입이 불가피할 것이고, 

이는 경우에 따라 미국과의 군사적 대결까지 벌어질 위험성이 있으며, 특히 일본의 

군사력 증강을 야기함으로써 동북아의 안보불안으로 인한 중국의 심각한 안보적, 

경제적 손질을 초래할 수 있다.

   둘째, 중국과 순응관계에 있는 북한 사회주의체제의 붕괴가 초래할 여파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이 경우에는 정치적으로 사회주의를 표방하는 내부체제에 부정적 

파급효과가 발생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미국의 영향력과 국경선을 직접 마주하

게 됨으로써 안보적 위협이 증대될 수 있다. 또한 북한의 급변시태로 인하 대규모 

난민유입은 중국 동북지역의 사회경제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으며, 더욱이 한반도

가 통일될 경우에는 조선족의 동요가 야기됨으로써 중국의 소수민족정책에 일대 충

10) 이원종,『새로운 중국과 한국』, 나남출판사, 2002, pp.195-198.

11) 신상진,『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대한 중국의 입장과 전략』, 민족통일연구원, 1998, pp.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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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을 촉발할 수 있다.

   셋째, 국내적 경제발전에 주력하고 있는 중국으로서는 한반도의 불안이 자국의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한․중의 경제교

류가 1990년대 이후 급격히 증대하는 가운데 한국은 중국의 3대 교역국으로 성장했

을 뿐만 아니라, 중국이 필요로 하는 기술. 자분. 경제발전 경험을 제공할 수 있다

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중국은 북한에 대한 경제지원을 지속하고 있으며, 남한과는 정치적 경제적 관계

개선은 물론이고 사회․문화적 교류를 통한 문화적 친근성을 증대시킴으로써 한반

도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려한다. 그러나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 확대 의지는 공격

적이라기보다 방어적 성격을 띠고 있다.12) 다시 말해서 동북아 지역에 대한 패권확

보 차원이 아닌, 미국과 일본에 대한 대응전략의 일환이다. 중국은 장차 통일된 한

반도가 미국 및 일본의 영향권아래 편입되는 것을 결코 원치 않기 때문이다. 중국

이 북한의 핵 개발 문제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것도 그러한 맥

락에서 이해 될 수 있다. 단지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유지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문

제해결을 미국과 일본에 맡겨둘 경우에 발생할 결과를 우려하기 때문이다.

   종합하면, 중국의 한반도 정책은 남북한 등거리외교 유지, 한반도 비핵화 및 긴

장완화 지지에 근간을 두고 있다. 향후 중국은 대북 관계에서 벗어나 경제적 실리

를 우선시하는 실용적 협력관계를 중시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중국의 대남정책

은 경제적 협력 관계유지에 비중을 둘 것으로 보이나, 북한의 개방․개혁 및 핵개

발 포기 유도를 위한 한․중 전략적 협력관계를 구축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중국의 남북관계와의 주요사안별 정책적 입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

다. 첫째,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6자회담에 있어서 중국은 조정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중국은 남북한 어느 쪽의 핵 보유에도 반대하고 대량살상무기의 확

산에 반대하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및 실험 등에 심

각한 우려를 표한바 있는 중국은 핵 또는 미사일 문제를 구실로 미국과 일본의 대

북군사제재 및 MD에는 명백히 반대한다.

  중국은 기본적으로 베이징으로 베이징회담과 같은 다자를 속에서 북․미 직접 대

화를 하면서, 북한은 조건부 단계별 핵 포기 선언을 하는 대신, 미국은 주변국이나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의 체제안정과 경제 지원을 보증해주는 2+4형태가 유력하다는 

12) 박영호 외,『한반도 통일문제에 대한 주변4국의 입장 분석』, 민주통일연구원,1997, p.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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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이다. 이때 체제보장은 미(美)의회의 동의가 필요한 불가침 조약 체결보다는 

미국의 북한에 대한  침공 의사 없음을 문서로 확약하거나 공동성명 형식으로 발표

하고, 주변국이나 국제 사회가 다자간 안보협의체 형태로 이를 보증 해주는 형태가 

될 것이다.13) 또한 중국과 러시아는 북핵 문제 해결의 중재자와 후견인의 역할 수

행을 통해 한반도에서의 영향력 증대를 꾀할 것이며, 한국과 일본은 평화관리의 차

원에서 한반도 에너지개발기구와 같이 경제적 부담을 떠맡게 될 것이다. 중국은 6

자회담에서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한반도 비핵화, 북한안보우려 해소, 포괄

적․단계적 해결, 다자간 회담 체 지속 등 상호 신뢰조성과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

을 주장해 왔다.

  둘째, 정전협정의 평화협정으로의 대체문제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중국은 새로운 

평화체제를 그 축할 때까지 정전협정은 계속 유효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북

한은 1970년대 초 이후 미국과의 평화협정 체결을 고집해왔고 현 정전협정을 북․

미 평화협정으로 대체하고 핵전력과 미사일을 바탕으로 대남혁명을 시도하려는 속

셈을 드러내고 있다. 남한과의 평화공존은 북한의 통일전선 혁명 전략과는 배치되

는 것으로 남한과의 평화체제 구축 제안 또는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 등은 대남 기

만전략으로 활용하고 있다. 무력불사용 및 불가침을 기술한 남북기분합의서에도 불

구하고 북한은 그동안 잠수정․잠수함 침투 북방한계선 침범, 서해교전 등을 야기

한바 있다.

  특히 북한은 평화협정 체결에 있어서 한국의 배제를 지속적으로 주장해온 바, 미

국과의 적대관계를 해소한 주한미군의 남한주둔의 부당성을 집요하게 강변하고 최

소한 주한미군을 평화유지군과 같은 성격으로서 지위변경을 주장해왔다. 한반도에 

실질적인 평화가 정착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성급한 평화협정의 체결은 한국의 안보

이익과 미국의 안보이익에도 부적합하다. 중국은 평화협정 체결의 주체는 남북한이 

되어야 하며 중국과 미국은 보조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

다.

  셋째, 한반도 통일문제에 대해서 중국은 공식적으로 남북한 주도의 평화통일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대만을 통일해야 하는 중국으

로서 분단해소를 거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남북한이 통일을 염원하고 있는 상

13) 길병욱, “미국의 한반도 전략과 복핵위기 대응책”,「한국동북아논총」제27호, 2003, pp.1-25. 및 

백승주, “북핵해결 방향과 참여정부의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방향”, 통일정책연구소 제5차「 남북한

관계학술회의 논문집」 (2003)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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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에서 부정적 입장을 밝히는 것은 외교적으로 현명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남한이 주도할 수밖에 없는 통일보다 분단의 평화적 현상유지가 훨씬 바

람직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다만 장기적으로 한반도 평화통일이 가시화될 경우

를 대비하여 주변국은 보조적 역할에 국한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은 한반도에서의 통일 그 자체가 자국의 경제적 이득 및 영향력을 확

대시킬 수 있다는 확신이 없는 한 통일 의 달성보다는 통일에 이르는 긴장완화의 

과정에 더 큰 관심을 나타낼 것이다. 결국 북한과의 우호유지 그리고 경제적 분야

를 포함한 남한과의 관계발전 등을 초월한 전략적 목표를 상정하고 있지 않을 것이

다.14) 그러나 한반도 평화통일이 실현된다면, 중국은 안보적 완충지역 이었던 북한

의 소멸에 대한 반대급부를 얻기 위해 노력할 것으로 분석된다. 무엇보다 중국은 

주한미국을 지역안정 유지세력이라기보다 중국견제세력으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15)

  향후 중국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기본 토대로 남북한 등거리 외교를 추진할 것

이고, 한중관계의 틀은 경제 및 인적교류가 확대 발전되는 방향으로 유지될 것이

다. 또한 중국의 경제발전과 정치권력의 세대교체를 통한 전문화 및 지식화로 인해 

북한과의 이념적 그리고 혁명적 연대는 약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남북관계

의 진전에 따라 한․중 관계와 북․중 관계의 전면적 재조정도 배재 할 수 없다. 

한반도에서 수습하기 어려운 돌발 상황이 전개되지 않는 한, "한반도 평화와 안정

유지, 남북 양측간의 대화와 협상을 통한 자주적인 평화통일 실현, 한반도 비핵화"

의 정책기조에는 변함이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요약하면, 중국은 정치, 군사적인 

측면에서 대 북한 편향, 경제적 측면에서의 대 남한 편향을 통한 균형유지 정책으

로 자국의 역학과 이익을 극대화하고자 할 것이다. 중국은 더불어 강대국들과 당분

간 협력하는 실리외교 전략을 추구하고 국제정치 무대에서 더욱 적극적인 태도를 

취할 것이다. 장차 중국의 대 동북아 정책 및 남북한 관계의 병화는 한반도 평화체

제 구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한국은 동북아 주변 안보상

황과 강대국들의 이해관계를 면밀하게 분석함과 동시에 그 대응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14) 이영길 “중국의 주변정책과 그 지역적 효과”,「국방정책연구」제63호, 2004, p.228.

15) Gaye Christoffersen ,"China and The Asia-Pacific",Asian Survey ,Vol.36, No.11 1996, 

pp.1083-1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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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제 제 제 2 2 2 2 절 절 절 절 중국 중국 중국 중국 동북지역의 동북지역의 동북지역의 동북지역의 경제적 경제적 경제적 경제적 현황과 현황과 현황과 현황과 특징특징특징특징

     1. 1. 1. 1. 중국 중국 중국 중국 동북지역의 동북지역의 동북지역의 동북지역의 경제현황경제현황경제현황경제현황

  동북 3성은 요녕, 길림, 흑룡강 등 3개의 성을 말하며 총면적은 78만 7천 ㎢로 

중국전체 면적의 8.2%, 인구는 1억 610만명(2002년 기준)으로 각각 중국 전체인구

의 8.4%를 차지하고 있다. <표 2-3>과 같이 동북3성 지역은 1949년 공산당 정부 설

립이후 석유, 석탄, 철광, 목재, 등의 풍부한 천연자원을 바탕으로 중앙정부의 집

중적인 투자에 힘입어 석유화학, 철강, 기계, 등의 중화학 공업기지로 부상하여 중

국경제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였다.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이후 설립된 150개 국유기업 중 1/3이 동북3성에 위치하게 

되는데 철강, 화학제품, 중장비. 자동차, 군수산업, 등을 중심으로 중국 중공업의 

핵심 역할을 담당하였다.

  하지만 동북3성에 대한 중국정부의 지원은 국유기업의 비대성장을 가져왔고 기업

의 비효율성이 확대되면서 자연적으로 시장경제의 논리가 적용되는 개혁․개방과정

에서 상대적으로 낙후되면서 국유기업의 구조조정 압력이 증대되었지만 실업이 증

가하는 등 사회불안요인이 발생하면서 구조조정은 성공하지 못하였다.

구 분 면 적 만 인 구 만명
전 체
동북 성
요 녕
길 림
흑룡강

 <표2-3> 동북3성의 기본현황

 자료: 中華人民共和國國家統計局, 「中國統計年鑑」, 2003

  동북3성 경제규모도 개혁․개방효과가 중국경제에 본격적으로 반영되는 시기인 

1980년대 후반부터 급격하게 위축되었는데 과거 동북3성의 산업생산은 중국 전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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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에 육박하는 수준이었으나 점차 약화되어 1990년대 말부터 10%수준에 머물러 있

다. 다음 <표 2-4>를 보면 동북3성 GDP 총액은 1조 1.586억 위안으로 중국 전체 

GDP의 11%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1990년대 후반부터 점진적으로 상승하고 있으

나 과거에 비해 현저히 하락한 수준이다.

  동북3성 취업 인구는 1998년부터 감소하여 4,563만명 수준이며, 중국 전체 취업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2%이다.

<표2-4> 동북3성의 GDP와 취업인구(2002년)

구분 억 위안 취업인구 만명

전체

동북 성

요녕

길림

흑룡강

 자료: 中華人民共和國國家統計局, 「中國統計年鑑」, 2003.

  이러한 경제흐름을 나타내듯 동북3성의 2차산업 비중도 전국평균을 밑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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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2-5> 동북3성 지역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 현황

(단위 : 억 달러. %)

구분 년 말 누계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전체
동북 성

요녕
길림
흑룡강

환발해만
북경
천진
하북

장강삼각주
상해
강소
절강

주강 삼각주
광동
복건
해남

자료 : 中華人民共和國國家統計局. 「中國統計年鑑」.2003

  동북3성의 외국인투자 유입은 여타 경제권역에 비해 저조한 편인데 2002년 동북3

성에 대한 외국인투자 규모는 40억 달러로 중국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6%로 

장강 삼각주 경제권역의 중심도시인 상해시, 주강삼각주 중심도시인 광동성에 대한 

외국인투자가 중국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각각 8.1%, 21.5%인 점과 비교하면 동

북2성의 외국인 투자는 미약한 수준이다.

  또한 2002년의 40억 달러도 2001년의 32억 달러에 비해 25%이상 증가한 수치이지

만 요녕성의 외국인 투자가 9억 달러 증가한 결과에 불과하며 길림성은 오히려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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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인 투자가 감소하였다.(<표2-5>)참조).

     2. 2. 2. 2. 중국 중국 중국 중국 동북지역의 동북지역의 동북지역의 동북지역의 경제적 경제적 경제적 경제적 특징특징특징특징 

   가가가가. . . . 경제적 경제적 경제적 경제적 강점강점강점강점 

  동북3성이 다른 지역에 비해 우위를 가지고 있는 경제적 강점은 몇 가지를 들 수 

있는데 다음과 같다.

  첫째, 인프라가 대체적으로 잘 정비되어 있다. 요녕은 철강, 석유화학, 기계, 조

선으로, 길림은 자동차, 석유화학으로, 흑룡강은 석유화학, 기계 등이 중화학 공업

의 발달로 인해 일찍이 대도시를 중심으로 사회기반 시설이 비교적 잘 갖추어졌다. 

다만 천연자원 위주의 중소형 도시의 경우 자원 고갈에 따른 후속 투자 미흡으로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취약하다.

  둘째 임금 대비 노동생산성이 높다. 동북3성의 노동생산성은 월 평균 5.231위안

으로 중국 전체의 4,981위안보다 250위안 높으나, 중국 경제 중심축인 환발해만, 

장강삼각주, 주강삼각주 지역의 5,607위안, 6,305위안, 5,453위안보다는 낮은 수준

이다. 하지만 제조업 월 평균 임금대비 노동생산성을 고려했을 때, 동북3성의 노동

생산성은 6.4배로 앞의 비교대상지역들이 각각5.0배, 4.8배, 5.5배인 것보다 높다. 

이는 동북3성이 외국인 투자 산업의 투자가 적어 임금상승률이 낮았던 데 기인한

다.(<표2-6> 참조).

셋째, 전문 인력이 비교적 풍부하고 인력 활용이 용이하다. 상대적으로 우수한 인

력을 흡수할 수 있는 국유기업 중심의 중공업 발전으로 엔지니어와 과학기술자 등 

전문 인력이 비교적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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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6> 동북3성지역의 임금 대비 노동생산성 

(단위 : 위안, 배)

구 분 제조업평균임금① 인당노동생산성② ①÷②
전 체
동북 성
요녕
길림
흑룡강
환발해주
장강삼각주
주강삼각주

자료 : 中國人民共和國國歌統計局, 「中國統計年鑑」. 2003.

  

  넷째, 도시화율이 52.1%로 전국 평균보다 크게 높다. 동북3성 지역의 도시화율이 

중국 전체 평균 36.2%보다 무려 15.9% 포인트 높은데, 경제성장으로 소득 수준이 

향상될 때 소비도시로 성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다섯째, 두만강지역 개발계획16)이 추진될 경우 역내 발전에 편승할 수 있는 지리

적 우위에 있다. 동북3성 지역은 UNDP(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가 추

진하는 두만강 지역 개발계획(Tuman River Area Development Programme)이 실시되

는 지역으로 향후 동 계획이 추진될 경우 동북3성지역이 핵심 역할을 할 수 있다.

  여섯째, 실업률이 높아 유휴인력을 쉽게 활용할 수 있다. 2001년 기준 동북3성 

지역 실업률은 3.7%로 중국 전체 도시지역 실업률 3.6%와 비슷하다. 그러나 여기에

는 샤강(下崗)17) 인원이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이들 샤강 인원을 포함할 경우, 중

16) 두만강지역 개발계획은 북한, 중국, 러시아 등 두만강 접경국과 한국, 일본, 몽고 등 인정 동북아 

국가들이 두만강 하구 유역을 공동으로 개발한다는 다국간 경제협력 사업을 말한다.

17) 샤강(下)崗)은 인력 과잉 등으로 인해 기업에서 일자리를 잃었으나, 실제로는 해고되지 않고 복직을 

기다리는 상태로 중국 통계 기준에 의하면, 샤강 상태에서 해고된 경우는 실업자로 분류되어 실업률

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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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전체 실업률 5.6%보다 2.7% 높은 8.3%로 전국 최고 수준인데, 이는 효율이 낮은 

국유기업의 구조조정 때문이다. 지방별로 보면 요녕성 8.9% 길림 7.5%, 흑룡강 

8.4%이다. 높은 실업률은 노동의 유연성을 어느 정도 담보할 수 있는데, 실제 동북

3성 지역에 진출한 우리기업은 인력수급에 대한 어려움은 별로 없다.(<표2-7>참

조).

<표2-7> 동북3성의 도시 실업률 

도시지역 실업률 샤강을 포함한 실업률
전 체
동북 성
요녕
길림
흑룡강
환발해만
장강삼각주
주강삼각주

 자료 : IMF, "China`s Laboar Market Performance and Challenges", IMF Working 

Paper Nov. 2003, p.107.

    

      나나나나. . . . 경제적 경제적 경제적 경제적 약점약점약점약점 

  동북3성이 경제적 강점을 지니고 있는, 반면 적지 않은 약점도 지니고 있어 행후 

동북3성 개발계획에 장애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첫째, 경제성장을 이끌 동력이 미약하다. 동북3성 지역의 경제성장 속도가 여타

지역에 비해 저조하다. 동북3성 지역의 상대적 성장 둔화는 경제적 활력이 미약한 

국유기업 비중이 높은 데다 국유기업은 양로, 의료비, 교육 등의 사회적 비용 부담

으로 인해 장기적인 적자상태에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성장 잠재력이 큰 정보기술

과 같은 첨단기술 산업의 발달이 부진한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둘째, 자원 고갈과 구조조정 미흡에 따른 경쟁력의 약화로 중국 내에서의 경제적 

지위가 약화되고 있다. 장기간 이용에 따른 천연자원의 고갈과 채광비용 상승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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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경제성 저하로 원자재 공급기지로서의 우위가 점차 상실되고 있으며, 특히 요녕

성의 철강, 석탄, 흑룡강성의 석유, 목재 등에서 이와 같은 현상이 더욱 심하게 나

타난다. 게다가 원자재 산업이 쇠퇴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대체할 후속 산업을 육성

하지 못하였다. 후속 산업의 육성 부진은 국가 정책과 지원에 의존적인 중공업 위

주의 국유기업에 대한 개혁 지연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또한, 동부 연해지역은 제

조업의 설비교체와 기술 도입이 진행되고, 외국이 투자기업의 진출로 시장경쟁이 

격회되어 이미 소비자 중심의 시장으로 변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동북3성 지역은 

여전히 노후 기계설비와 낙후 기술로 과거와 같은 공급자 위주의 시장 대응을 하고 

있다.

  셋째, 경공업과 서비스업의 발달이 취약하다. 국유기업과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중공 위주의 발전으로 인해 민간부문의 비국유 경제와 중소기업이 경시되어 노동집

약적인 경공업 발전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이는 국유경제에 대한 지나친 의존으

로 정치와 경제가 밀접하게 연관되면서 시장경제 원리가 작동될 수 없는 불리한 환

경이 조성되었기 때문이다.18)

   넷째, 제품의 상류 분야에 치우친 공업 구조로 부가가치 창출이 미흡하다. 부가

가치가 높은 제품 생산보다는 원자재의 초급가공 위주가 대부분이며, 여전히 과거 

계획경제 시기의 대량 생산방식의 제품생산 구조로 시장 수요를 반영하는 다품종 

소량생산과 고부가가치 전략 추진이 미흡하다.

   다섯째, 설비 노화와 기술 낙후로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 동북3성의 대부분의 

설비가 노후 되어 있고, 기술은 낙후되어 있어, 경쟁이 격화되는 내수시장에서도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19)

   여섯째, 개혁․개방의 흐름을 수용하지 못하고 과거 계획경제의 구습에 얽매여 

있다. 동북3성 지역의 관료나 주민은 습관적으로 동북3성 지역이 옛 공업기지이자 

전국 식량 공급기지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과거 계획경제 시기의 영광에 젖

18) 시장경제체제로 전환되었음에도 여전히 중앙정부의 정책을 기다리고, 정치적 수단에 의지하고, 자

금을 요구하는 등의 계획경제체제의 의식이 남아 있다. 이러한 영행으로 금융, 유통, 통신 등 서비스

업 발전도 부진하여 전반적으로 유기적인 협조 관계가 미흡하다. 이와 같이 경공업과 서비스업의 발

달이 취약하여 국유기업의 구조조정으로 인한 대량실업을 흡수하지 못한 점이 중국에서 가장 높은 

실업률이라는 결과로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19) 공업도시인 심양의 경우 기계설비는 1960년대 설비가 전체 기계설비의 70%를 차지하고 있고, 하

얼빈의 기계설비도 1960년대 설비가 25% 이상, 1970년대 설비가 9.2%, 1980년대 설비가 23.8%

를 차지한다. 장춘의 기계설비도 내용연수 20년 이상이 60%를 차지하고 있고 선반기계 2만 4천대 

가운데 17.0%를 차지할 정도로 노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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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있다. 중국이 시장경제를 도입하여 의식주가 해결되면서 일부에서는 남부 연해

지역과 중앙정부가 동북3성 지역을 홀대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이는 중앙정부

의 자금과 정책을 기다리는 계획 경제 체제 잔재의 단면을 잘 나타내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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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제 제 제 3 3 3 3 장 장 장 장 중중중중․․․․한 한 한 한 주요산업의 주요산업의 주요산업의 주요산업의 무역경쟁력 무역경쟁력 무역경쟁력 무역경쟁력 및 및 및 및 한국 한국 한국 한국 

기업의 기업의 기업의 기업의 동북지역 동북지역 동북지역 동북지역 투자 투자 투자 투자 현황현황현황현황

  제 제 제 제 1 1 1 1 절 절 절 절 중중중중․․․․한 한 한 한 무역관리제도 무역관리제도 무역관리제도 무역관리제도 비교분석비교분석비교분석비교분석 

      1. 1. 1. 1. 중국의 중국의 중국의 중국의 무역관리제도무역관리제도무역관리제도무역관리제도

  중국은 한국의 국회라 할 수 있는 全人大常務委員會에서 법률을 제정하고, 국무

원에서 법률에 따른 시행령이라 할 수 있는 행정규칙을 제정한다. 또한 한국의 시

행세칙은 구체적 집행기관인 對外貿易經濟合作部에서 규장이라는 부령을 제정하여 

시행한다.  전인대 상무위원회에서 제정되는 중국의 대외 무역법은 중국 대외경제

정책에 관한 기본법이 된다.20)

  중국은 1994년 이후 대외무역이 급속히 발전하여, 1994년2.36621억 달러에 그쳤

던 대외 무역총액이2003년에는 8512.1억 달러로 세계 제4위로 껑충 뛰어올랐다.    

 이처럼 중국의 시장경제가 가속화됨에 따라 대외무역법의 불가피하게 된 것이다 .

또한 이외에도 중국은 WTO협정에서 �무역권�에 대해, 모든 외국인 개인과 기업에 

중국과 동등한 대우를 하기로 약속하여, 만약 외국인 개인이 중국에서 대외무역업

에 종사할 수 있으면 중국인 개인도 당연히 대외무역 경영활동에 종사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중국 상무부는 기술무역과 국제 서비스무역, 국경 

무역업에서 볼 때 대외무역에 종사하는 개인이 이미 상당히 늘어남에 따라, 대외경

영권의 범위를 확대하고 무역자유화의 조류에 순응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러한 배경으로 새로운 대외무역법이 생겨나게 된 것이다.

  여기에서는 2004년7원1일 사행되고 있는 대외무역법을 분석하여 본다.

      가가가가. . . . 대외무역법의 대외무역법의 대외무역법의 대외무역법의 기본원칙기본원칙기본원칙기본원칙 

20) 강용찬, “중국의 대외무역관리법쳬에 관한 연구”,「국제상학」제7권 제3호, 한국국제상학회, 2002, 

p.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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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통일적인 대외무역제도

  중국은 지방정부에 분산되었던 무역시책을 중앙정부의 일관적인 집행을 위하여 

대위무역법 제4조에 "국가는 통일적인 대외무역제도를 실행한다" 고 규정하고 있

다. 이에 따라 중국 중앙정부는 대외무역의 지도권과 관리권을 행사하게 되고 대외

적인 협상이나 통상정책의 수립에도 일관된 태도를 취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이는 

무역관련 법규를 통일하고 국제무역규범에 접근시키려는 의도에서 규정되어진 것으

로 판단된다.

    (2) 공평하고 자유로운 무역질서의 수호

  대위무역법 제4조 후반에 "국가는 법률에 따라 공평하고 자유로운 대외무역질서

를 수호한다"고 규정하여 국영무역체제를 벗어나 사영무역기업들에게도 자유로운 

경쟁을 보장하고 공평한 무역질서를 보장하고 있다. 이러한 질서의 수호의 관한 규

정은 제6장 대외무역질서와 제10장 법률 책임 규정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또한 교역상대국에 대해 규제를 행함에 WTO의 규범에 부응하기 위하여 세이프가

드규칙 ,반덤핑규칙, 반보조금규칙 등을 각각 제정하여 국내산업의 피해구제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3) 대외무역발전의 권장

  중국은 대외무역의 진흥을 위하여 제4조에 국가는 대외무역의 발전을 권장한다고 

규정하여 이를 실행하기 위하여 국가는 대외무역 발전 수요에 따라 대외무역서비스

를 위한 금융기구를 위한 금융기구를 구축․개선하며, 대외무역 발전기금, 위험기

금을 설립한다.21) 이러한 기금을 활용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수출입 신용대

출, 수출신용보험, 수출환급세금 및 대외무역촉진의 기타 방식을 통해 대외무역을 

발전시킨다 .22)

  또한 대외무역사업자는 법에 따라 관련 협회, 상회하거나 참여 할 수 있으며, 관

련협회. 상회는 법률과 행정법규를 준수해야 하고 정관에 따라 그 회원에게 대외무

역관련 생산, 판매, 정보, 교육 등 분야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조율과 자율역할을 

21) 대외무역법 제52조

22) 대외무역법 제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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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휘하며, 법에 따라 대외무역 구제조치관련 신청을 하며 회원과 업계의 이익을 수

호하며, 정부 관련부처에 대외무역 관련 건의를 하며 적극적으로 대외무역 촉진 활

동을 수행한다. 중국 국제무역 촉진조직은 정관에 의해 대외연락, 전람회 개최, 정

보제공, 자문서비스 및 기타 대외무역촉진활동을 한다.

  그리고 국가는 중소기업의 대외무역을 지원 및 촉진하며, 민족자치구나 경제가 

발달하지 못한 지역의 대외무역발전을 지원․촉진한다

    (4) 국제규범 준수 및 호혜평등 원칙

  대외관계에서는 호혜평등 원칙을 적용할 것임을 규정하고 있다. 이를 통해 선․

후진국, 정치체계를 불문하고 국제적인 무역관계에서는 호혜평등의 원칙에 따라 상

호 경제발전을 도모하는데 기본원칙을 두고 있다.

중국이 체결․가입한 국제 조약 협정에 따라 위국에 대하여 최혜국․내국민 대우를 

적용한다. 이를 통해 중국의 대외무역정책의 기조를 보편적 국제규범에 두고 있음

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기조에 따라 중국은 WTO에 가입하기 위하여 노력해왔고, 

2001년11월에 정식가입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다른 국가․지역이 대외무역에서 중국에 대하여 무역관련 차별적인 금지․

제한 및 기타 유사조치를 취할 경우,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나나나나. . . . 대외무역관리 대외무역관리 대외무역관리 대외무역관리 기관기관기관기관 

 무역관리의 주무기관으로 국무원의 상무부는 대외무역법에 의거 정국의 대외무역

사업을 관장한다. 23)

  집행기관인 사법부와 별도 무역․경제정책의 심의․조정기구로서 국가발전계획위

원회와 국가경제무역위원회가 별도로 운영되고 있고 무역기업을 포함한 기업의 설

립 운영을 관리하는 국가공사행정관리국이 있다. 무역기업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국

가공사행정관리국에 등기하여야한다.24)

  또한 개혁개방의 확대에 따라 무역관리 기능을 지방정부 이관함에 따라 각 지방

23) 대외무역법 제3조

24) 대외무역법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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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대외경제무역위원회가 해당지역의 무역관리를 담당한다. 따라서 대외무역경영권

을 획득하기 위해서 각 지방 대외경제무역위원회에 등록신청을 하도록 하고 있다. 

품목에 따라 농업부 등 기타행정기관이 관리한다.

   다다다다. . . . 대외무역경영자의 대외무역경영자의 대외무역경영자의 대외무역경영자의 등록제등록제등록제등록제 

 대외무역법에서는 무역의 주체로서 대외무역경영자를 규정하고 있다.

 무역경영자는 법에 따라 공사등록 또는 영업수속을 하였고 본 법과 기타 관련 법

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대외무역 사업 활동에 종사하는 법인, 기타조직 또는 

개인을 말한다.25) 과거 개인에게 대외무역경영을 할 수 없게 하였던 부분을 2004년 

개정 시에 개인에게 대외무역경영권을 부여하여 상무부와 지방 대외무역 주관부문

에 등기한 후 국경무역제품을 제외하고 모든 제품을 수출입 할 수 있게 되었다. 그

러나 개인이라도 반드시 당국에 등록해야 하기 때문에 개인 기업으로 해석함이 타

당하다.26)

  또한 대외무역경영자는 상품을 수출입 또는 기술수출입에 종사하는 대외무역사업

자는 국무원 대외무역주관부처 또는 주관부처가 위탁한 기구에 등록을 해야 한

다.27) 이는 종전의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하여 무역원활화를 위해 진일보하였다

고 할 수 있다.

  대외무역 사업자는 타인의 위탁을 받고 경영범위 내에서 대외무역업무를 대리 할 

수 있다28)고 규정함으로써 무역 대리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라라라라. . . . 대외무역관리의 대외무역관리의 대외무역관리의 대외무역관리의 객체객체객체객체 

   대외무역법에서 대외무역이라 함은 상품수출입, 기술수출입과 국제서비스무역을 

말한다29)고 규정함으로써 상품과 기술 그리고 서비스까지 그 관리대상으로 하고 있

다. 이와 같이 기술과 서비스까지 대외무역법의 관리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은 대외

무역법이 우리나라와 같이 유형상품을 중심으로 하는 무역관리법이 아니라 대외경

25) 대외무역법 제8조

26) 한국무역협회무역연구소, “중국의 최근 개정된 법률 및 제도”,「KITA 지역경제연구」, 2004.12, 

p.62.

27) 대외무역법 제 9조

28) 대외무역법 제12조

29) 대외무역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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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에 총체적인 관리법임을 나타내는 것으로 그 범위가 확대된 것이라고 불 수 있

다.30)

  국가는 상품 및 기술의 자유로운 수출입을 허가한다. 다만 법률과 행정법규가 별

도로 규정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31) 이 경우제한방법은 주로 수출입허가증 발급이

나 쿼터 등을 통해 관리한다.

   마마마마. . . . 적용지역적용지역적용지역적용지역 

  중국대외무역법의 적용지역은 관할권이 미치는 지역을 말한다. 그러나 중국의 법

률은 중국의 정세에 따라 중국영토 내에서도 독립행정구역인 대만 홍콩 마카오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이를 단독관세지역은 WTO에 독립적으로 가입 할 수 있

는 경제지역들이다.

     2. 2. 2. 2. 한국의 한국의 한국의 한국의 무역관리제도무역관리제도무역관리제도무역관리제도 

   가가가가. . . . 대외무역의 대외무역의 대외무역의 대외무역의 관리체계관리체계관리체계관리체계 

  한국에서 대외무역관리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주요 법규로는 수출입통관과 관세의 

및 징수를 담당하는 관세법, 그리고 수입대금의 결제와 관련된 관리를 담당하는 외

국환거래법과 그 외에 수출보험법,중재법,무역업무자동화촉진에 관한 법률,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등이 있다.32)

  또한 이러한 법규 이외에도 간접적인 무역관리법규로 마약법, 약사법, 먹는 물 

관리법, 음반· 비디오 물 및 게임 물에 관한 법률, 산업디자인 진흥법 등 무역관련 

46개 개별행정법들이 있다. 이러한 법규들의 본래의 제정목적은 대부분 국민보건·

안전1환경보호·소비자보호 등 다양하며, 해당품목의 무역거래가 그 법의 본래의 목

적 수행에 미치는 영향을 조정하기 위하여 해당품목의 무역을 규제·관리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법규들은 간접적인 무역관리법이라고 할 수 있다.33)

30) 강용찬, 전게논문, p.228.

31) 대외무역법 제14조

32) 도중권. 라공우,『최신대외무역법』, 도서출판 두남 , 2004, p.25.

33) 김병학· 홍길종,『대외무역과 전자무역 법규』, 도서출판 두남, 2004, p.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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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외무역을 관리하는 법규 중 가장 근본이 되는 법규는 수출입절차와 거래과정 

및 수출입물품의 관리하는 대외무역법이다. 대외무역법은 대외무역의 기본법으로 

대외무역법과 대외무역법시행령, 대외무역 관리구정 및 각종 고시·공고 등이 있으

며 대외무역의 일반법이며, 대외무역을 총괄하는 기본법이다.

   나나나나. . . . 대외무역관리기관대외무역관리기관대외무역관리기관대외무역관리기관 

  한국에서는 �대외무역과 통상정책에 관한 최고 중앙행정기관으로 산업자원부장

관은 상업, 무역, 광업, 공업 및 동력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34)는 정부조직법

에 의해 대외무역과 통상정책에 관한 최고중앙행정기관은 산업자원부이다.

  또한 한국의 대외무역법에서는 수출입행정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

하여 소속기관의 장․시 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관계행정기관의 장, 세관장, 한국

은행총재, 한국수출입은행의 장, 외국환은행의 장, 기타 대통령이 정하는 법인 또

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35)   

   다다다다. . . . 대외무역주체에 대외무역주체에 대외무역주체에 대외무역주체에 대한 대한 대한 대한 관리관리관리관리 

  대외무역법상 무역거래 주체에 관한 것은 누가 어떻게 무역을 영위할 수 있는가

에 대한 주요한 범위이다. 한국의 무역업관리제도는 1993년 6월30일까지는 허가제

를 사행하였다. 이후 1993년7월1일부터는 등록제, 1996년 12월30일 개정된 대외무

역법에서 신고제로 변경 · 시행되었다.

  이후 2000년1월1일부터는 무역업관리의 형태가 신고제에서 무역업고유번호신청제

도로 바뀌게 됨에 따라, 그 의미를 상실하게 되어 대외무역법에서는 무역업 및 무

역대리업의 개념도 삭제되었다. 이에 사업자등록을 필한 개인 또는 법인은 누구든

지 한국무역협회로부터 무역업고번호를 부여받아 무역업을 영위할 수 있다.36)

  그러나 개별행정법에 의하여 인간의 건강, 안정, 환경, 안보, 공서약속 등 경제

외적인 부분에서 관리가 필요한 물품의 수출입에 대해서 개별행정법상의 요건을 충

족시키는 자만이 할 수 있다.

34) 정부조직법 제37조.

35) 대외무역법 제53조 (1)항.

36) 김성훈, 『무역창업시뮬레이션』, 도서출판 두남, 1999, p.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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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라라라. . . . 대외무역객체에 대외무역객체에 대외무역객체에 대외무역객체에 대한 대한 대한 대한 관리관리관리관리 

  한국의 대외무역법에서는 무역이라 함은 물품과 대통령령이 저하는 용역 또는 전

자적 형태의 무체물의 수출과 수입을 말한다.37)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외

무역법에서는 물품, 용역,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을 그 관리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

러나 대외무역법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규정이 유형제인 물품에 대

한 관리를 형태로 운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산업자원부장관은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 법규에 의한 의무의 이행. 생물자원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물품 등의 수출 또는 수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이러한 수출입이 제한․금지되는 특정물품에 대하여 수출입승인을 얻어서 수출입

을 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수출입공고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마마마마. . . . 대외무역법의 대외무역법의 대외무역법의 대외무역법의 적용지역적용지역적용지역적용지역 

  한국의 대외무역법이 적용되는 지역에 관한 명확한 규정은 없으나 국내라는 용어

로 추정하여 보면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는 지역까지를 적용지역으로 보고 있다. 

이는 헌법에서 명시한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제 제 제 제 2 2 2 2 절 절 절 절 중중중중․․․․한 한 한 한 주요산업의 주요산업의 주요산업의 주요산업의 무역경쟁력 무역경쟁력 무역경쟁력 무역경쟁력 현황현황현황현황 

  1. 1. 1. 1. 중중중중․․․․한 한 한 한 무역구조무역구조무역구조무역구조

            가가가가. . . . 한국과 한국과 한국과 한국과 중국의 중국의 중국의 중국의 국가별 국가별 국가별 국가별 수출비중수출비중수출비중수출비중 

  <표3-l>을 통해 한국의 국가별 수출비중을 살펴보면 2002년을 기준으로 미국에 

대한 수출의존도가 18.04%를 차지하여 가장 높은 수출의존도를 나타내고 있지만 

1990년의 29.91%에 비하면 그 비중이 크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중국에 

대한 수출의존도는 1990년 2.10%에서 급격하게 상승하여 2002년에는 17.90%를 기록

37) 대외무역법 제2조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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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다.38) 한국의 일본에 대한 수출의존도는 1990년 19.44%에서 지속적으로 하

락하여 2002년에는 7.83%로 큰 하락폭을 보였다.

<표3-1> 한국의 주요 국가별 수출비중 

(단위 : %)

연도
지역
미 국
일 본
중 국
프 랑 스
독 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영 국
싱가포르
홍 콩
필 리 핀
말레이시아
세 계

 주 : 수출비중=A국의 B국으로의 수출액/A국의 총 수출액

  <표3-2>를 통해 중국의 지역별 수출비중을 살펴보면 미국에 대한 수출의존도가 

꾸준한 상승추세를 보임을 알 수 있다. 중국의 대미 수출비중은 1990년 8.34%에서 

2002년에는 21.27%까지 증가하였다. 1990년 중국이 일본에 대한 수출비중은 14.51%

로 가장 높았지만, 2002년 현재에는 13.59%로 미국에 대한 수출비중보다 더 낮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중국의 한국에 대한 수출비중은 1990년 2.03%에서 지속적으

38) 본 연구논문에서 사용한 자료는 데이터의 한계로 인해 2002년까지만 분석하였으나 2005년 통계자

료를 보더라도 한국의 대중 수출액은 61,913,983 천불, 대미 수출액은 41,342,584 천불로 현재는 

중국에 대한 수출비중이 미국을 앞질러 중국에 대한 수출의존도가 가장 높다.

   (통계자료 : 무역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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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상승하여 2002년에는 4.59%를 차지하고 있다. 

<표3-2> 중국의 주요 국가별 수출비중 

(단위 : %)

연도
지역
미 국
일 본
한 국
프 랑 스
독 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영 국
싱가포르
홍 콩
필 리 핀
말레이시아
세 계

주 : 수출비중=A국의 B국으로의 수출액/A국의 총 수출액

   나나나나. . . . 한국과 한국과 한국과 한국과 중국의 중국의 중국의 중국의 산업별 산업별 산업별 산업별 수출비중수출비중수출비중수출비중39)  

  한국의 세계 수출비중을 산업별로 분석하였고, 분석결과는 <표3-3>에 제시되어 

있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섬유산업은 1980년 29.51%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지만, 꾸준한 하락

추세를 보여 2002년 현재에는 10.10%를 보이고 있다. 한국의 섬유산업의 사양화는 

대(對)세계 수출비중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39) 본 연구의 분석은 1990년에서 2002년까지를 전제로 하였으나 한국의 경우 1980년부터 그 구조가 

급변하였으므로 1980년부터의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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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째, 기계산업은 1980년 10.46%에서 그 이후 등락을 반복하다가 2002년 현재에

는 14.13%로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셋째, 운송산업과 전기․전자산업의 수출비중은 1980년 이후 꾸준한 상승추세를 

보이고 있다. 운송산업은 1980년 2.43%에서 2002년에는 11.46%로 성장하였고, 전

기․전자산업은 1980년 14.03%에 2002년에는 38.17%로 성장하였다. 특히 전기․전

자산업은 한국의 주력 수출사업으로서 가장 높은 수출비중을 나타내고 있다.

  이를 통해 한국은 섬유산업과 같은 노동집약적 산업에서 전기․전자산업과 같은 

자본 및 기술집약적 산업으로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3-3> 한국의 대 세계 산업별 수출비중

(단위 : %)

연도
산업
에너지
식음료
섬유

나무 제지
화학
철강

비철금속
기계
운송

전기․전자
기타

  

  주 : 산업별수출비중 = 한국의 대 세계 산업별 수출액/한국의 대 세계 총 수출액

  한국의 중국에 대한 수출의존도가 급격히 상승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대 중국 산

업별 수출비중은 어느 정도인지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표3-4>에 제시되어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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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4> 한국의 대 중국 수출비중 

(단위 : %)

연도
산업
에 너 지
식 음 료
섬 유
나무 제지
화 학
철 강
비철금속
기 계
운 송
전기․전자
기 타

  

주 : 산업별 수출비중 = 한국의 대 중국 산업별 수출비중/ 한국의 대 중국 총수출액

 

  첫째, 1995년 섬유산업의 대 중국 수출비중은 29.44%로 대 중국 수출의 거의 대

부분을 차지하였지만 섬유산업의 사양화 및 경쟁력 약화로 인해 2002년에는 14.07%

까지 급속하게 몰락하였다.

  둘째, 기계산업의 대 중국 수출비중은 1995년 10.22%에서 2002년에는 8.38%를 기

록하고 있다. 한국의 많은 공장들이 중국으로 이전하였고, 과거 한국이 중국에 대

해 많은 투자를 하였는데 이로 인해 기계 및 장비의 수출이 증가한 것이다.

  셋째, 운송산업의 수출비중은 2002년에는 1.11%를 차지하고 있다.

  넷째, 한국의 주력산업인 전기․전자산업은 대 중국 수출비중에서도 가장 높은 

비중을 기록하였다. 전기․전자산업의 대 중국 수출비중은 1995년 10.49%에서 2002

년 37.69%로 급성장하였다.

  다섯째, 1995년 이전은 한국과 중국이 수교전이라는 것을 감안할 때 대중 수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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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이 매우 한정되어있었고, 그 이후부터 현재까지 늘어나는 교역규모와 더불어 수

출품목도 다양화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출우위를 차지하는 산업의 추세는 큰 

변화 없음을 확인할 수 있다.

  중국의 대 세계 산업별 수출비중을 분석한 결과는 <표3-5>와 같다.

  첫째, 1980년대에 에너지산업과 식음료산업에 치중되어 있는 수출비중이 2002년

에는 급격히 감소하였고, 이를 대신하여 전기․전자산업, 기계산업, 나무 및 제지

산업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둘째, 섬유산업의 경우에는 1990년부터 급성장을 이루었으나 2000년에는 다소 감

소하는 추세이다.

  셋째, 섬유산업, 나무 및 제지산업, 기계산업, 운송산업, 전기․전자산업 등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표3-5> 중국의 대 세계 산업별 수출비중 

(단위 : %)

연도
산업
에너지
식음료
섬유

나무 제지
화학
철강

비철금속
기계
운송

전기․전자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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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의 분석결과를 보면 Vernon(1966)의 제품주의가설과 일치되는 측면이 있다.  

   즉, 1980년에 원재료 중심의 수출에 치중되어 있던 중국의 산업이 1990년대에는 

저기술 경공업중심의 성장을 하고, 2000년대에 들어서서는 점차 자본집약적이고 기

술력이 향상된 산업으로 수출이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변환과정을 통해 산

업구조도 이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3-6> 중국의 대한국 수출비중 (단위 :%) 

연도
산업
에 너 지
식 음 료
섬 유
나무 제지
화 학
철 강
비철금속
기 계
운 송
전기․전자
기 타

  

  진술한 바와 같이 한국의 중국에 대한 수출의존도가 급격히 상승하고 있다. 그렇

다면 중국의 대(對)한국 수출비중은 어떠한 변화추세를 보이는지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는 <표3-6>과 같다.

  첫째, 1995년에는 에너지 산업, 식음료산업, 섬유산업, 철강산업 등의 원재료 중

심의 산업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그러나 2002년에는 에너지산업과 철강산업의 비

중이 매우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중국이 한국에 가장 많이 수출하는 산업을 보면 1995년과 2002년 모두 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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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업과 전기․전자산업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또한 기계산업의 수출비중은 1995

년 2.21%에서 2002년 4.17%로 그 비중은 비록 작지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

다.

  이상을 보면 중국의 경우 세계시장에서 수출비중이 높은 섬유산업이나 전기․전

자산업 부문이 한국에 대한 수출비중도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섬유산업의 경우 한

국보다 값싼 단가를 경쟁력으로 수출비중을 높여가고 있고, 전기․전자산업의 경우

는 FDI를 통한 다국적 기업의 현지 공장이전 등으로 수출비중을 높여가고 있는 것

이다. 이러한 이점으로 인해 중국은 경제성장이 가속화되고 있는 반면 한국 내수시

장은 잠식당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이 산업들은 한국에 있어서도 수출 주력산업 

인 만큼 한국의 경쟁력 제고가 시급함을 시사한다.

  2. 2. 2. 2. 무역경쟁력 무역경쟁력 무역경쟁력 무역경쟁력 지수 지수 지수 지수 분석분석분석분석 

   가가가가. . . . 시장점유율 시장점유율 시장점유율 시장점유율 분석분석분석분석 

  시장점유율이란 특정 수출시장에서 한 국가의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그 비중이 높을수록 비교국가에 비해 경쟁력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시장

점유율은 특정한 수출시장에서 각국의 무역경쟁력을 단순비교하기 위하여 가장 많

이 쓰이는 지표이다.

한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산업별 세계시장점유율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의 세계시장점유율은 1990년 1.94%에서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000년 

2079%를 기록하였지만 2002년에는 2.59%로 약간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중

국의 세계시장점유율은 1990년 2.59%에서 꾸준한 상승추세를 보여 2002년 현재에는 

5.95%를 차지하고 있다.40)

  둘째, 1990년에서 2002년의 기간 중 중국의 산업별 시장점유율을 살펴보면 섬유

산업이 6,94%에서 19.64%로, 기계산업이 0.49%에서 3.34%로, 운송산업이 0.12%에서 

0.89%로, 전기․전자산업이 1.21%에서 10.01% 등으로 거의 모든 품목에 있어 급격

한 시장점유율의 확대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섬유산업과 기계산업, 전기․전자

40) 1970년대 중반 이후 산업능력 확충에 힘입어 한국의 수출이 급신장하면서 1980년-1982년을 제외

하고는 1980년대에는 한국이 중국에 비해 수출규모가 컸다. (한국은행,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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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의 시장점유율은 한국의 시장점유율을 이미 추월하였고, 다른 산업에서도 한국

의 시장점유율을 급속하게 추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중국의 이러한 세계 

시장점유율의 확대는 해외공장의 중국으로의 진입이 확대되면서 수출이 크게 성장

한 데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또한 중국은 값싸고 풍부한 노동력을 이용하여 

가격경쟁력을 갖춘 후 기존의 공업국들이 갖고 있던 시장을 빠른 속도로 잠식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주목해야 항 사실은 기계 및 운송산업이 급속하게 세계시장을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즉 이는 중국의 산업구조가 저렴한 노동력을 이용한 노

동집약적 산업에서 자본․기술집약적 산업으로 신속하게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의

미한다.

  셋째, 섬유산업의 시장점유율을 분석해 보면 한국의 시장점유율은 1990년 7.62%

에서 꾸준히 하락하여 2002년에는 3.72%를 기록하였다. 반면 중국은 1990년 6.94%

에서 두드러진 상승추세를 보임으로써 2002년에는 19.64%로 오히려 한국의 시장점

유율을 훨씬 앞지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이 수입대체산업에서 수출지향 

산업으로 산업구조가 전환되면서 비약적인 성장을 거두었던 섬유산업이 지금은 사

양화 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한국과 중국의 주요 산업의 품목 군별 세계시장점유율은 <표3-7>에 제시되어 있

다.

   첫째, 섬유산업에서 한국은 섬유품목을 제외한 모든 품목에서 시장점유율이 하

락추세를 보이는 반면 중국은 상승추세를 보이고 있고, 시장점유율의 절대적인 크

기에서도 중국에 비해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섬유산업의 성격상 후발국인 

중국이 시장에서 값싼 노동력과 신규투자를 통해 후발국으로서의 우위를 가졌기 때

문이다. 단 섬유품목군의 수요가 확대되고 있는 측면이 있어서 아직까지는 중국에 

비해 우위를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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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7> 한국과 중국의 주요 산업의 품목 군별 세계시장점유율 

(단위 : %)

연도
산업

한 국 중 국

섬 유
섬 유
의 류
니트류
카 펫
가 죽
기 계

금속구조물
기타 건설기기

엔진
농업장비
기계도구
건설장비

특수목적용 장비
군수장비
전기․전자
정밀기기
시계
광학

전자부품
소비전자
통신장비
컴퓨터
전자장비
전기장치
운송

운송기기 부품
자동차

상업용 운송기기
배
항공

 주 : 세계시장점유율 = 해당 국가의 품목별 수출액/ 전세계의 품목별 수출액

 

  둘째, 기계산업의 품목들에서 한국의 시장점유율은 확대되는 추세이지만 중국에 

비해서는 그 점유율이 낮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금속구조물과 기타 건설기계에서 

중국은 성장을 이룬 반면 한국은 후퇴하는 양상을 보인다. 이는 중국의 시장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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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인해 한국이 입지가 그 만큼 작아졌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 품목에 대

한 제고가 필요하다. 특히 기계산업의 경우 산업의 성격상 높은 기술력이 요구되

고, 진입장벽 또한 높은 산업41)이므로 이 산업에서의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계

속적인 주시가 필요하다.

  셋째, 전기·전자산업의 경우 전자부품을 제외한 전 품목군에 있어서 중국이 시장

점유율이 높다. 이는 한국 및 다른 국가들의 전기·전자산업에 있어서 중국이 다국

적 공장의 역할을 함으로써 야기 된 결과이다.

  넷째, 운송산업의 경우 한국의 시장점유율이 중국의 시장점유율보다 우위에 있음

이 확연하다. 또한 한국의 시장점유율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상을 볼 때 중국은 국가의 규모와 무역의 규모가 거대한 만큼 운송산업을 비롯

한 몇 가지 산업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산업의 시장점유율이 확대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중국의 수출확대가 한국의 수출점유율 축소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당연한 결과이다. 

   나나나나. . . . 현시비교우위지수 현시비교우위지수 현시비교우위지수 현시비교우위지수 분석분석분석분석 

  현시비교우위지수는 지수 크기의 상대적 비교를 통해 국가 간 비교우위의 정도를 

판단할 수 있는 지수로서 당해 산업의 현시비교우위지수의 값이 1보다 큰 값을 가

진다면 당해  산업은 여타 산업에 비해 비교우위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산업별 현시비교우위지수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

과 같다. 

  첫째, 한국의 경우 섬유산업의 현시비교우위지수는 1990년 3.92에서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02년에는 1.44의 값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현시비교우위지수의 하락 

추세에도 불구하고 지수의 값이 1보다 큰 값을 보임으로써 섬유산업은 여전히 비교

우위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지수의 하락추세는 중국의 저가 섬유제품에 대

한 경쟁력의 상실로 설명할 수 있다. 

  반면 기계산업과 운송산업의 현시비교우위지수는 지수의 값이 완만한 상승세를 

나타냄으로써 경쟁력이 증가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기계산업의 현시비교우위

지수의 값은 1990년 0.69에서 2002년에는 1.04로 증가하였고, 운송산업의 현시비교

41) 신현수, 이원복 (2003)은 OECD산업분류를 기준으로 25개의 각 산업을 기술수준에 따라 참단 기술

산업,   중저위기술산업,  저위기술산업으로 분류하였다. 기계산업은 중고위기술산업으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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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위지수의 값은 1990년 0.61에서 2002년에는 1.15로 증가하였다. 한국의 주력 수

출산업인 전기·전자 산업의 현시비교우위지수는 1990년 1.75에서 2002년에는 1.81

로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타 다른 산업에 비해 월등히 높은 값으로

서 한국의 수출산업에서 전기·전지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을 재확인할 수 있다.

<표3-8> 한국과 중국의 산업별 현시비교우위지수(RCA) 

산업
한국 중국

에너지
식음료
섬유

나무제지
화학
철강

비철금속
기계
운송

전기·전자
기타

  둘째, 중국은 섬유산업의 무역경쟁력이 다른 산업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으로 확

인되었다. 섬유산업의 현시비교우위지수는 1990년 4.11에서 2002년 현재에는 3.30

이라는 매우 높은 값을 보이고 있다. 중국의 기계산업과 운송산업의 현시비교우위

지수는 한국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완만한 상승세를 나타냄으로써 경쟁력이 증가되

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기계산업은 현시비교우위지수의 값은 1990년 0.29에서 

2002년에는 0.56으로 증가하였고, 운송산업의 현시비교우위지수의 값은 1990년 

0.07에서 2002년에는 0.15로 증가하였다. 그리고 전기·전자산업의 현시비교우위지

수는 가장 높은 상승추세를 보이고 있다. 지수의 값이 1990년 0.72에서 그 이후 가

파른 상승세를 나타내 2002년에는 1.68의 값을 기록하고 있다. 이처럼 중국은 노동

집약적 산업뿐만 아니라 기술·자본집약적 산업의 경우에도 무역경쟁력이 빠르게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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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은 섬유산업, 전기·전자산업, 운송산업, 기계산업을 품목군별로 구분하여 현

시비교우위지수(RCA)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표3-9>와 같다.

  첫째, 섬유산업에서 섬유품목의 현시비교우위지수(RCA)는 한국과 중국 모두 비교

적 안정적 수준에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의류품목의 현시비교우위지수(RCA)는 

한국과 중국 모두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의 경우 의류품목

의 현시비교우위지수(RCA)는 1990년에 2.28수준에서 신속적으로 하락하여 2002년에

는 0.57의 값을 보이고 있다. 가죽품목의 경우 한국의 현시비교우위지수(RCA)는 

1990년에 7.02로 아주 높은 수준이었으나 2002년에는 0.80으로 급감하였다. 반면 

중국의 가죽품목은 비교적 연도별로 큰 변화 없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둘째, 기계산업을 살펴보면 한국은 금속구조물품목에서 중국보다 높은 비교우위

수준을 가지고 있고, 중국은 기타 건설장비에서 한국보다 높은 비교우위수준을 가

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 다른 기계품목에 대해서는 양국 모두 비교우위

수준이 높은 비교우위수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 다른 기계품목

에 대해서는 양국 모두 비교우위수준이 높지 않았으나 한국의 경우 특수목적용장비

가 1990년 0.29에서 1995년 0.60, 2000년 0.65, 2002년 0.81로 꾸준하게 상승하고 

있다. 셋째, 전기·전자산업에서 전자부품과 소비전자품목의 경우 한국의 비교우위

수준이 매우 높지만 그 비교우위의 정도는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음을 알 수 있

다. 한국 전자부품의 현시비교우위지수(RCA)는 1990년 4.21에서 2002년 2.88로 꾸

준하게 하락하였고, 소비전자품목은 1990년 4.04에서 2002년 1.95로 급격하게 하략

하였다. 

  반면 중국의 경우는 두 품목 모두에서 비교우위수준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전자부품의 현시비교우위지수(RCA)는 1990년 0.09에서 2002

년 0.45로 증가하였고, 소비전자품목의 현시비교우위지수(RCA) 또한 2.38에서 2002

년에는 3.35로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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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9> 한국과 중국의 주요 산업의 품목군별 현시비교우위지수(RCA) 

산업
한국 중국

1990 1995 2000 2002 1990 1995 2000 2002

섬유 3.92 2.16 1.70 1.44 4.11 4.21 3.77 3.30

섬유 3.32 3.78 3.49 3.23 1.39 1.64 1.38 1.40

의류 2.82 0.90 0.74 0.57 5.60 5.25 4.29 3.58

니트류 3.51 1.47 0.96 0.82 4.60 4.42 3.92 3.30

가펫 1.62 1.31 1.47 1.36 7.68 4.32 3.39 3.16

가죽 7.02 1.96 1.16 0.80 4.61 6.52 6.41 5.35

기계 0.69 0.91 0.90 1.04 0.29 0.40 0.49 0.56

금속구조물 1.01 2.32 1.09 1.13 0.28 0.48 0.64 0.74

기타 건설기기 0.96 0.86 0.77 0.76 0.83 1.02 1.34 1.41

엔진 0.26 0.47 0.67 0.75 0.09 0.18 0.30 0.39

농업장비 0.08 0.09 0.16 0.20 0.10 0.17 0.15 0.15

기계도구 0.25 0.48 0.53 0.68 0.36 0.35 0.33 0.35

건설장비 0.59 1.06 0.92 1.01 0.19 0.27 0.33 0.35

특수목적용 장비 0.29 0.60 0.65 0.81 0.23 0.24 0.30 0.38

군수장비 0.11 0.22 0.20 0.33 0.72 0.13 0.08 0.14

전기 ·전자 1.75 1.80 1.68 1.81 0.72 1.05 1.37 1.68

정밀기기 0.27 0.25 0.21 0.25 0.17 0.30 0.39 0.43

시계 0.74 0.64 0.43 0.39 3.18 2.54 3.25 2.57

광학 0.76 0.88 0.72 0.73 0.52 1.60 1.96 2.04

전자부품 4.21 4.23 3.16 2.88 0.09 0.15 0.31 0.45

소비전자 4.04 2.67 1.86 1.95 2.38 2.74 3.14 3.35

통신장비 1.88 1.42 1.91 3.36 0.86 1.20 1.24 1.71

컴퓨터 1.26 1.06 1.90 1.87 0.15 0.79 1.47 2.13

전자장비 1.00 0.81 0.76 0.84 1.13 1.94 2.54 2.15

전기장치 0.66 1.43 0.63 0.76 0.49 1.13 1.64 1.72

운송 0.61 0.97 1.05 1.15 0.07 0.11 0.19 0.15

운송기기 부품 0.26 0.23 0.45 0.53 0.04 0.07 0.13 0.16

자동차 0.73 1.35 1.44 1.57 0.06 0.10 0.17 0.14

상업용 운송기기 0.75 0.93 0.62 0.61 0.15 0.20 0.37 0.16

배 4.85 5.84 7.35 8.86 0.15 0.40 0.41 0.61

항공 0.29 0.26 0.14 0.12 0.03 0.11 0.09 0.07

   이와 같은 분석결과는 전자부품과 소비전자품목에 있어서 중국이 한국의 무역경

쟁국으로 급부상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통신장비품목의 경우 한국의 현시비교우위



- 44 -

지수(RCA)는 꾸준한 상승추세를 보이고 있고, 중국에 대해서도 더 높은 지수 값을 

유지하고 있다. 반면 컴퓨터 품목의 현시비교우위지수(RCA)를 살펴보면 1990년 한

국은 1.26으로서 중국의 0.15보다 높게 나타났지만 2002년에는 한국이 1.87, 중국

이 2.13의 값을 보임으로써 양국간 비교우위수준이 역전된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운송산업의 경우 모든 품목 군에 있어서 한국이 중국보다 높은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국의 주력 수출품목인 자동차와 선박은 꾸준

히 비교우위가 상승되고 있으므로 앞으로도 이들 품목에 대한 무역경쟁력 유지가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3. 3. 3. 3. 무역특화지수무역특화지수무역특화지수무역특화지수(TSI) (TSI) (TSI) (TSI) 분석분석분석분석 

  무역특화지수는 수출에 있어서 상대적 비교우위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특정 시장

에서 양국간 경쟁력을 분석하는 지표로서 널리 활용되는 지수이다.

  한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산업별 무역특화지수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표3-10>

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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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10> 한국과 중국의 주요 산업의 품목 군별 무역특화지수(TSI) 

산업 한국 중국
1990 1995 2000 2002 1990 1995 2000 2002

섬유 0.76 0.54 0.57 0.43 0.62 0.56 0.62 0.67

섬유 0.51 0.52 0.57 0.54 -0.25 -0.26 -0.22 -0.07

의류 0.96 0.53 0.43 0.10 0.94 0.91 0.85 0.86

니트류 0.97 0.76 0.68 0.37 0.89 0.92 0.89 0.89

가펫 0.81 0.67 0.80 0.71 0.89 0.77 0.80 0.85

가죽 0.83 0.49 0.46 0.20 0.75 0.79 0.82 0.85

기계 -0.29 -0.21 0.31 0.21 -0.54 -0.50 -0.12 -0.13

금속구조물 0.39 0.73 0.50 0.45 -0.49 -0.22 0.42 0.56

기타 건설기기 0.04 0.05 0.19 0.13 0.20 0.28 0.51 0.52

엔진 -0.67 -0.50 -0.01 0.00 -0.87 -0.74 -0.30 -0.20

농업장비 -0.81 -0.71 -0.15 -0.09 -0.37 -0.09 -0.01 -0.13

기계도구 -0.77 -0.64 -0.45 -0.26 -0.54 -0.75 -0.53 -0.63

건설장비 -0.31 0.05 0.43 0.50 -0.59 -0.64 -0.29 -0.26

특수목적용 장비 -0.73 -0.58 -0.37 -0.18 -0.75 -0.80 -0.63 -0.63

군수장비 -0.89 -0.67 -0.67 -0.75 0.36 0.72 -0.63 0.76

전기 ·전자 0.21 0.29 0.22 0.25 -0.13 0.08 0.24 0.23

정밀기기 -0.68 -0.74 -0.67 -0.60 -0.67 -0.41 -0.20 -0.18

시계 0.03 0.05 0.06 -0.01 0.13 0.15 0.60 0.64

광학 -0.08 -0.27 -0.41 -0.45 -0.12 0.24 0.21 0.14

전자부품 0.10 0.38 0.16 0.06 -0.76 -0.53 -0.56 -0.60

소비전자 0.86 0.80 0.71 0.64 0.49 0.58 0.90 0.91

통신장비 0.34 0.29 0.46 0.66 -0.44 -0.29 0.10 0.17

컴퓨터 0.26 0.34 0.46 0.52 -0.40 0.28 0.40 0.41

전자장비 -0.10 -0.11 -0.09 -0.10 -0.24 0.07 0.31 0.28

전기장치 -0.14 0.29 -0.15 -0.15 0.22 0.12 0.31 0.25

운송 0.61 0.69 0.80 0.76 -0.49 -0.49 0.21 -0.11

운송기기 부품 -0.09 -0.29 0.21 0.20 -0.73 -0.73 -0.31 -0.36

자동차 0.90 0.93 0.96 0.91 -0.38 -0.42 0.41 0.03

상업용 운송기기 0.49 0.60 0.60 0.63 -0.42 -0.28 0.49 0.09

배 0.65 0.58 0.95 0.92 -0.64 -0.28 0.53 0.83

항공 -0.54 -0.68 -0.50 -0.60 -0.92 -0.75 -0.71 -0.82

  첫째, 한국의 경우 전 산업을 대상으로 한 무역특화지수가 모든 연도에 결쳐 0보

다 큰 값을 나타냄으로 써 수출특화의 정도가 큼을 알 수 있다. 또한 1990년 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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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화지수는 0.01이었지만 2000년에는 0.06의 값을 나타내 수출특화의 정도가 높아

졌음을 알 수 있다. 섬유산업의 경우 무역특화지수는 1990년 0.76에서 꾸준히 하락

하여 2002년에는 0.43의 값을 기록하고 있다. 섬유산업의 무역특화지수의 값이 0보

다 큰 값을 보임으로써 여전히 수출특화품목이지만 지수의 값은 하락하여 그 경쟁

력은 크게 약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한국은 섬유산업에 재한 경

쟁력의 강화 방안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기계산업의 경우는 무역특화지수의 값이 

1990년 -0.29에서 2002년에는 0.21의 값을 나타내고 있다. 즉 기계산업은 수입특화

산업에서 수출특화산업으로 전환되어 새로운 수출전략 산업군으로 대두된 산업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운송산업과 전기·전자산업의 무역특화지수는 모두 양(+)의 값을 

보임으로써 수출특화산업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운송산업과 전기·전자산업 모두

의 지수의 값이 상승하여 두 산업은 한국의 수출주력 산업군 임을 확인할 수 있다.

  위의 분석결과를 통해 한국의 산업구조의 모습이 큰 변화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한국의 고도화된 경제로 인해 산업구조가 고기술과 풍부한 자본이 요구되

는 산업구조로 전환되어감으로써 선진국의 형태에 근접해 감을 보여준다.

  둘째, 중국의 경우 전 산업을 대상으로 한 무역특화지수의 값이 한국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모든 연도에 걸쳐 보다 큰 값을 나타냄으로써 수출특화경향을 보이고 

있고, 지수의 값은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여 수출특화의정도가 높아진 것으로 나타

나다. 1990년 전 산업을 대상으로 한 무역특화지수의 값은 0.11이었고, 2002년에는 

0.19의 값을 기록하였다. 섬유산업의 경우 무역특화지수는 1990년 0.62에서 2002년

에는 0.67의 값을 기록하고 있다. 즉 중국의 섬유산업은 수출특화산업으로서 그 경

쟁력 또한 강화되어 섬유산업이 수출주력 산업 군이라 할 수 있다. 기계산업과 운

송산업의 경우는 무역특화지수의 값의 모두 음(-)의 값을 보임으로써 수임특화산업

이지만 지수의 값이 모두 상승하여 수입특화의 정도는 약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즉 

기계산업과 운송산업은 수입대체의 진전과 수출상품과 가능성이 제기되는 산업이라

고 할 수 있다. 기계산업의 무역특화지수는 1990년 -0.49에서 2002년은 -0.11의 값

을 나타내고 있다. 즉 전기·전자산업의 무역특화지수는 1990년 -0.13에서 2002년 

현재에는 0.23의 값을 나타내고 있다. 즉 전기·전자산업은 수입특화산업에서 수출

특화산업으로 전환되어 새로운 수출전략 산업군으로 대두 된 산업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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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11> 한국과 중국의 산업별 무역특화지수(TSI) 

산업
한국 중국

1990 1995 2000 2002 1990 1995 2000 2002

전체 0.01 0.00 0.07 0.06 0.11 0.08 0.20 0.19

에너지 -0.87 -0.74 -0.56 -0.63 0.27 0.13 -0.39 -0.32

식음료 -0.46 -0.55 -0.54 -0.61 0.25 0.05 0.17 0.12

섬유 0.76 0.54 0.57 0.43 0.62 0.56 0.62 0.67

나무,제지 0.19 -0.08 -0.02 -0.13 0.37 0.51 0.61 0.67

화학 -0.26 -0.07 0.10 0.05 -0.19 -0.17 -0.10 -0.08

철강 -0.04 -0.17 0.00 -0.09 -0.33 -0.24 -0.41 -0.64

비철금속 -0.72 -0.67 -0.47 -0.45 -0.13 -0.22 -0.43 -0.44

기계 -0.29 -0.21 0.13 0.21 -0.54 -0.50 -0.12 -0.13

운송 0.61 0.69 0.80 0.76 -0.49 -0.49 0.21 -0.11

전기·전자 0.21 0.29 0.22 0.25 -0.13 0.08 0.24 0.23

기타 -0.26 -0.19 -0.29 -0.47 -0.24 -0.31 -0.06 -0.19

  

  이처럼 중국은 대부분의 산업군에서 수출특화의 정도는 강화되었고, 수입특화의 

정도는 약화된 것으로 나타나 중국경제가 외자유치를 통해 급부상하고 있음이 입증

되었다. 즉 한국과 일본을 비롯한 건진 아시아 국가들이 가격경쟁력을 위해 중국으

로 공장을 고장을 이전하면서 중국의 수출이 급증한 것이다.

  다음은 섬유산업, 전기·전자산업, 운송산업, 시계산업을 품목군별로 구분하여 무

역특화지수(TSI)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표3-11>와 같다.

  첫째, 한국의 섬유산업은 1990년에 대부분의 품목이 수출특화경향을 보였으나 

2002년에 이르러서는 섬유품목을 제외하고는 수출특화정도가 낮아진 젓으로 나타났

다. 반면 중국의 섬유산업은 섬유품목만이 수입 특화되어 있고, 나머지 품목은 수

출 특화되어 있어서 한국의 경우와 대조되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분석

결과가 의미하는 바는 중국은 값싼 의류 및 봉제품목의 수출이 특화되면서 섬유품

목을 한국 등으로부터 수입하는 형태를 지니고 있다는 것이고, 반면 한국은 섬유품

목을 수출하면서 의류 및 봉제품목 등의 완제품은 수입하는 형태를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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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째, 한국의 기계산업을 살펴보면 현시비교우위지수(RCA)가 높게 나타났던 금속

구조물품목의 경우 무역특화지수(TSI)가 다소 낮아지는 경향을 보임으로써 그 경쟁

력이 약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한국의 특수목적용 장비품목은 수입

특화품목이지만 수입특화의 정도가 지속적으로 완화되고 있어서 수출상품화 가능성

을 보이고 있다. 중국의 기계산업 에서는 기타 건설품목이 수축특화품목으로서 수

출특화지수(TSI)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기타 건설품

목이 수출경쟁력이 강화됨으로써 수출 주력제품군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

고 기계산업의 나머지 품목들에 대해서는 양국 모두 수입특화가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전기·전자산업에서 한국은 소비전자품목, 통신장비품목, 컴퓨터품목이 수

출 특화되어 있다. 그러나 현시비교우위지수(RCA)의 분석에서도 나타난 문제점과 

같이 한국의 소비전자품목의 수출특화지수(TSI)가 계속하여 하락하고 있다. 반면 

중국의 소비전자품목의 수출특화지수(TSI)는 점점 상승하여 한국을 추격해 오고 있

음이 분명해 진다.

  넷째, 운송산업에 대한 무역특화지수(TSI)의 분석결과 현시비교우위지수(RCA)의 

분석에서 보이는 것과 같은 형태의 결과를 보이고 있다. 즉 한국의 경우 자동차품

목, 선박품목, 사업용 운송기기품목의 수출특화가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의 경우는 대부분의 품목이 수입특화품목이지만  선박품목은 수입특화품목에서 수

출특화품목으로 전환되면서 새로운 수출전략제품군으로 대두되고 있다. 

  4. 4. 4. 4. 산업 산업 산업 산업 내 내 내 내 무역지수 무역지수 무역지수 무역지수 분석분석분석분석 

  GL지수는 산업 내 무역의 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지수로서 지수가 1의 값에 가까

워질수록 산업 내 무역이 활발하다고 할 수 있고 , 양국 간 산업구조가 유사하여 

긴밀한 보완관계에 있다는 결론을 도출 할 수가 있다.42) 한·중간 산업 내 무역지수

의 분석결과는 <표3-12>에 제시되어 있다.

  한․중간 산업 내 무역지수를 보면 2002년을 기준으로 섬유산업은 0.88, 전기산

업은 0.67, 운송산업은 0.63, 기계산업은 0.43으로 나타났다.

42) 한국의 산업 내 무역에 관한 연구 는 김승진 (1988), 오형석· 오장훈·(1998)· 김치호·최요철·신현열

(2000), 이준엽· 김홍기(·2001), 이준엽(2003)등의 연구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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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섬유산업의 산업 내 무역지수는 1995년 0.69에서 2002년에는 0.88을 기록하여 점

점 높아지고 있다. 또한 품목군별로는 카펫품목의 산업 내 무역지수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기계산업도 섬유산업의 경우와 동일하게 산업 내 무역지수가 증가한 것

을 알 수 있다. 기계산업의 산업 내 무역지수는 1995년 0.21에서 2002년에는 0.43

을 기록하고 있다. 특히 금숙 구조물 품목과 기타 건설기기품목의 산업 내 무역지

수는 거의 1에 가까운 수준으로 높다. 전기·전자 산업은 통신장비 품목 군을 제외

한 모든 품목의 산업 내 무역지수가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운송산업의 산업 내 무

역지수는 1995년 0.12였지만 급격히 상승하여2002년에는 0.63의 값을 기록하고 있

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보면 대체적으로 대부분의 산업 내 무역지수가 높아지고 있

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중국의 제조업 발달이 중국으로의 부품수입의 증가를 유발

하였고, 중국은 이를 가공하여 다시 한국으로 수출하는 무역구조가 형성되었기 때

문으로 볼 수 있다. 또한 한편으로는 중국의 제조업이 노동집약적 구조에서 자본 

및 기술집약적 구조로 전환되고 있고, 무역경쟁력에서도 한국과 중국 간 격차가 작

아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즉 중국의 추격이 가속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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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12> 한국과 중국의 주요 산업 및 품목군의 GL지수43) 

섬유
섬유
의류
니트류
카펫
가죽
기계

금속구조물
기타 건설기기

엔진
농업장비
기계도구
건설장비

특수목적용 장비
군수장비
전기·전자
정밀기기
시계
광학

전자부품
소비전자
통신장비
컴퓨터
전자장비
전기장치
운송

우송기기 부품
자동차

산업용 운송기기
배

43) 본 연구에서는 한·중간 무역이 1992년 한·중 수교 후부터 발생한 것을 감안하여 산업 내 무역지수

의 분석을 1995년부터 시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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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제 제 제 3 3 3 3 절 절 절 절 한국기업의 한국기업의 한국기업의 한국기업의 동북지역 동북지역 동북지역 동북지역 투자현황투자현황투자현황투자현황 

  1. 1. 1. 1. 한국기업의 한국기업의 한국기업의 한국기업의 중국 중국 중국 중국 투자투자투자투자 

  미국기업의 중국 투자는 2002년 이후 점차 감소세를 보이고 있고, 일본은 완만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한국은 IMF 이후인 2000년부터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그림3-1>에서 보듯이 특히 2002년 이후에는 투자금액이나 투자비중이 급격히 

증가하여 2004년도에는 처음으로 중국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두 자리 수

(10.3%)로 진입하여 홍콩을 제외하면 사실상 중국은 한국의 최대 투자국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그림3-1> 주요국의 중국 투자  

0
10
20
30
40
50
60
70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싱가포르 대만 미국 일본 한국

       자료: 중국상무부 통계.(각 년호)

  2. 2. 2. 2. 동북동북동북동북3333성 성 성 성 진출 진출 진출 진출 한국기업의 한국기업의 한국기업의 한국기업의 투자 투자 투자 투자 및 및 및 및 철수현황 철수현황 철수현황 철수현황  

   가가가가. . . . 동북동북동북동북3333성 성 성 성 진출 진출 진출 진출 한국기업의 한국기업의 한국기업의 한국기업의 투자 투자 투자 투자 및 및 및 및 철수 철수 철수 철수 현황현황현황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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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기업은 중국 투자 초기인 1989년까지는 광동성, 복건성, 북경시에 투자가 집

중되었다. 그러나 2003년 기준 한국기업의 중국 내 지역별 투자현황을 보면, 산동

성, 요녕성, 강소성, 천진시, 북경시 등 동북지역에 대한 투자액은 43.2억 달러였

다. 이는 동년도 대중 전체투자액 44.9억 달러의 96.2%를 넘는 수치로서 여타 다른 

투자국에 비해 이들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지리적으로 가

깝고 언어소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조선족이 많이 거주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

다.

  한국기업은 동북지역, 특히 동북3성에 비교적 많은 투자를 해온 편이며, 중국 투

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비교적 높다. <표3-13>에서 보듯이 한국기업의 중국투자는 

1993년에는 동북3성이 32.9% 천진․산동이 49.6%로서 약간의 차이를 보였다. 그러

나 1994년부터 2000년까지는 천진․산동이 동북3성보다 3배 이상 높은 투자 비중을 

보이고 있다. 이는 동북3성의 초기 진출은 의사소통의 원활성과 재중동포(조선족)

활용을 위한 영세 제조업 투자와 수출 지향적인 투자 진출 때문으로 보인다.

<표3-13> 한국기업의 대중국 지역별 투자 현황   

구분
천진
산동
동북 성
복경
화북
상해
화동
화남
중경
서부

자료: 백권호, 박상수. 『중국 진출 한국기업의 경영 현지화 관한 연구』, 2002.12. 

p.55.

  

  한편 중국전에 외국인 투자에서 동북3성이 차지하는 비중은 6.4%인데 비해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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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대중국 투자에서 동복3성이 차지하는 비중은 14.1%이다. 한국기업들은 1990년대 

초반에 대중국 투자의 30.0% 이상을 동북지역에 투자하였다. 이것은 지리적 인접

성. 문화적 유사성. 동포인력 활용성 등을 고려한 결과이며. <표3-14>에서 보듯이 

동북3성 중 요년성에 대한 한국기업의 투자비중은 경림성. 흑룡강성을 합친 것보다 

높다. 이는 요년성이 동북3성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음을 보여주고 있다.

<표3-14> 한국기업의 동북3성 투자 현황  

                                                                                                                                                                                                                                                                (단위:백만 달러,%)

구분
년 년 년 년 년 년 전체누계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
중 금액 비중

흑룡강
성

길림성

요녕성

합계

 자료: 백세근, �동북3성의 외국인투자현황�, 2004.4, p.60.

  

  그러나 최근 동북지역 투자비중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으며, 특히 대기업에서 두

드러지게 나타난다. 중국 내수시장 공략 등을 목표로 하는 대기업들에게는 동북3성 

지역이 투자지역으로 특별히 이점이 없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의 경우

는 연해지역 뿐만 아니라 동북3성으로의 투자도 점차 늘어나고 있는데 이는 재중동

포 활용 등의 이점이 입지선정의 중요요소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요녕성의 최대 교역국은 일본이다. 요년성의 대(對)일본 수출은 요녕성 

전체 교역액의 1위를 달리고 있으며, 한국에 대한 수출은 미국에 이어 3위, 한국으

로부터의 수입은 2위를 각각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한국과 일본의 교역액을 비교

했을 때 요녕성의 대외국 수입액은 일본이 한국에 2배에 해당되며, 대외 수출액은 

일본이 한국에 3.7배에 해당된다. 그러나 무역지수를 보면 일본과의 교역에서 흑자

를 나타내고 있으나, 한국과의 교역에서는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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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처럼 요녕성의 대(對)일본 무역의존도가 요녕성의 관문인 위한 전략을 취해온 

것과 같은 맥락으로 보인다

   나나나나. . . . 중국 중국 중국 중국 동북동북동북동북3333성 성 성 성 진출 진출 진출 진출 한국기업 한국기업 한국기업 한국기업 철수 철수 철수 철수 현황현황현황현황 

  동북3성 지역은 한민족 동포가 살고 있고 역사와 문화, 그리고 지리적으로 한반

도의 국경을 마주한 동북지역에 관해 최근 들어서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그러

나 동북지역에 투자한 기업들이 다른 지역보다 철수하는 사례가 많이 나타나고 있

다.

  <표3-15>에서 보듯이 상대적으로 한국기업이 많이 진출하고 있는 천진시, 강소

성. 산동성. 요녕성 등은 투자대비 철수비율이 적게 나타났다. 지역별 철수건수를 

보면 동북3성 중 흑룡강성(5.5%)길림성(3.3%)의 철수비율은 전국 평균인 2.4%를 상

회한다. 

  그러나, 요녕성은 2.3%로 전국 평균보다 낮게 나타났고, 산동성의 경우에도 전국 

평균보다 낮은 1.7%로 나타났다.

<표3-15> 중국진출 한국기업의 지역별 철수 비율                                     

                                                                 (단위: 건, %)

구분 흑룡
강성

절강
성 북경 길림

성 상해 광동
성

요녕
성 산동 장쑤 천진 기타 합계

투자
건수

철수
건수

철수
비율

            자료: 김주영, 『투자 철수를 통해 본 중국 진출 방향』, 2004. 8, p.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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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표3-16>에서 보듯이 철수에 따른 투자자금 회수와 관련하여 무회수 비율

이 길림성이 52.2%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요녕성은 28.6%, 흑룡강성은 25.5%였다.  

   산동성은 34.5%로 요녕성에 비해 늪은 무회수 비율을 보였다. 반면 투자 대비 

철수건수 비율이 전체 평균 2.4%를 상회하는 길림성 ,절강성, 흑룡강성, 북경시의  

무회수비율이 낮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표3-16> 지역별 철수기업 중 무회수 비율 현황 

                                                                                                                                                                                                                                                                                                            (단위: %)

구분 길림성 천진 산동성 요녕성 절강성 흑룡강
성 북경 강소성 상해

철수비
율

무회수
비율

  주 : 철수비율은 지역별 투자건 무회수 비율은 지역별 철수건수 대비 지금을 한푼도 

회수하지 못한 건수 비율

  자료: 김주영, 전게논문, p.65

<표 3-17> 10년 후 회사의 모습 

                                                                                                                                                                                                                                                                                                                    (단위:%)

구분 빈도 철수 현상유지 규모 확대
전체

조사지역

천진
북경
청도
상해
심양

  자료 : 백권호. 박상수, 전게서, 2002.12, p.131.

  한편 중국인이 본 중국 진출 한국기업의 미래와 관련하여 <표3-17>에서 보듯이 



- 56 -

규모 확대는 철도지역이 73.8%로 중국전체(70.7%)보다 높은 반면 심양은 64.6%로 

아주 낮게 나타났다. 특히 상해지역은 무려 84.0%가 규모 확대로 가장 높게 나타나 

현지화가 상당히 안정적으로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반해 심양은 현상유지

(22.4%)에서 중국 전체17.5%보다 높다. 철수에서 심양은 12.9%로 천진의 19.4% 다

음으로 높고, 중국 전체 11.8%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이상의 분석 결과를 종합해 보면 중국 진출 한국기업이 철수하는 이유로

는    첫째 ,미흡한 사전조사. 둘째, 진출 시 국내에서 도태된 경쟁력 없는 제품과 

설비투자. 셋째, 합자(작)기업 경우 중앙정부의 지시로 중국 측 파트너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넷째, 한국기업 진출지역 선정 신중. 다섯째, 비제조업 분야의 장기

적 접근은 고려해야 할 것이다.

  한편 중국 투자진출 한국기업을 대상으로 2004년 1월 철수요일을 분석한 결과는 

첫째, 한국기업들의 집적형성에서 초기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갖다가, 일정 시점이 

지나면 제한된 자원요소의 경쟁으로 퇴출가능성이 높다. 외국기업과의 존재성이 한

국기업 자회사 생존에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둘째, 중국기업이 경영관리측면에서는 부담되지 않으나, 기술력 측면에서는 선진

기업 도입으로 각종 제도 및 시스템도 향후 한국기업의 생존에 결정적 미치는 것으

로 전망된다.

  셋째, 시장진입 후 4년이 생존의 최대 고비로서 새로운 자원개발이 지속되어야 

하며, 8년 후 고비가 다시 나타나고 있다. 중소기업은 해저드곡선의 정점이 먼저 

나타나고, 대 기업은 중소기업보다 정점이 늦고 매우 낮게 나타났다.

  넷째, 단독투자보다는 합작투자의 철수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합작(자)는 각종 

제도적 철수 장벽으로 퇴출이 용이하지 않으며, 중국의 꽌시(관계)를 소중히 하는 

시장에서 현지 파트너 역할의 중요성이 필요하다. 빠른 시장 진입과 네트워크 구축

을 위해서는 합작기업이 단독투자기업보다 우월성을 나타났다.

  다섯째, 선행투자에 따른 학습효과로 신생 투자기업은 고객, 납품업자 등에 불리

함을 갖고 있다. 모기업, 자회사간의 의사소통 네트워크가 필요하며, 후속투자는 

기 설정된 네트워크로 현지시장에서의 애로요인을 극복할 수 있다.

  여섯째, 비관련부문 진입기업보다는 관련부문에 진입한 기업들이 생존성이 높아, 

모기업의 핵심사업은 성공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곱째,  진입시기는 후발기업들의 퇴출율이 초기 진입기업보다 높아 선발진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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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후발진입자보다 상대적으로 지속적인 우위를 유지한다는 기존 연구결과와 일치

하는 것이다.

  여덟째, 모기업 재무자원 가용성이 높은 자회사가 보다 생존시간이 길다. 모기업

의 자원기반의 유동성 비율이 높고, 부채비율이 낮을수록 자회사 생존가능성이 높

다. 자산수익성 변수는 유의성이 없으며, 무형자산의 경우 시장진입 결정에 있어 

유의한 관계가 있으나, 청산 결정에 있어 무관한 것을 나타나고 있다.

  3. 3. 3. 3. 동북지역 동북지역 동북지역 동북지역 진출 진출 진출 진출 한국기업의 한국기업의 한국기업의 한국기업의 현지화 현지화 현지화 현지화 현황현황현황현황 

   가가가가. . . . 인사인사인사인사․․․․노무관리노무관리노무관리노무관리 

  <표 3-18>는 지역별 노동력 확보여건과 확보방법을 나타낸 것이다. 1997년 중국 

전체와 심양의 노동력 확보여건을 살펴보면, 중국전체는 용이(26.5%)와 보통

(47.0%)의 합이73.5%이다. 반면 심양(요녕성)은 용이(50.0%) 와 보통(37.5%)의 합

이 87.5%로서 타 지역에 비해 노동력 확보여건이 좋은 것처럼 보인다. 노동력 학보

방법에서는 중국전체는 광고로 직접상담(79.74%), 파트너가 모집(12.7%), 중국정부 

알선(7.6%) 순이었으나, 심양(요녕성)은 응답자의 100%가 광고로 직접 상담하는 것

으로 나타남에 따라 공개채용을 취하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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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노동력 확보여건 노동력 확보방법

용이 보통 약간
어려움

매우
어려움

중국정부
알알선

현지합작
파트너담
당

광고등을
통해

직접모집
기타

전지역
청도
천진
상해
대련
심양
북경
기타

<표3-18> 지역별 노동당력 확보여건과 확보 방법  

                                                                                                                                                                                                                                                                                                 (단위: %)

    

자료: 대한상공회의소,『중국 진출 기업의 경영실태와 투자성과 분석』, 1997.3, p.64.

 

  한편 <표3-19>은  종족별 평균종업원수를 나타낸 것이다. 1998년 중국 전체는 한

족이 91.2%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고, 조선족이 7.2%, 본사인력1.6%로 미비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동북3성 또한 한족의 종업원 수 비율이 가장 높지만,  그 

비율이 85.0%로 주국 전체에 비해 낮으며, 조선족이 13.4%으로 전체 비중 대(對)비

시 다소 높은 비율을 차지함을 알 수 있다. 특히 길림성은 조선족'49.4%, 한족

47.4%로 다른 지역에 비해 월등히 조선족 종업원이 높으며, 파견 인원이 전체에 비

해 2배 육박하고 있어 대규모 노동집약산업이 진출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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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종업원 수 본사 파견 한족 조선족

전체 명
북경시
천진시
산동성

명
명
명

동북 성
요녕성
길림성
흑룡강성

명
명
명
명

<표 3-19> 종업원 구성비율  

                                                                                                                                                                                                                                                                                    ((((단위:%)

자료: 대한상공회의소, 『중국 진출 한국기업의 현지 경영실태와 애로요인』, 1998. 6,  

       p.22.

   나나나나. . . . 생산생산생산생산․․․․품질관리 품질관리 품질관리 품질관리  

  중국진출 한국기업은 <표3-20>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국을 100으로 했을 때 중국

전체의 노동생산성은 61.4, 품질수준은 82.2 이었다. 이에 반해 심양은 노동생산성

이 52.5 , 품질수준이 80.0으로 노동생산성에서 낮은 비율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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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노동생상성 품질수준

전지역

청도
천진
상해
대련
심양
북경
기타

<표3-20> 노동생산성과 품질수준 

(단위: %)

  주: 한국 동종업종을 100으로 했을 때 의 비교

  자료: 대한상공회의소, 전게서, p.67.

  중국 진출 한국기업의 원부자재 조달방법은 <표3-21>에서 보듯이 중국전체로는 

현지 구입(38.4/2.89), 대(對)한국 수입(54.5%/2.16), 제3국 수입 (7.4%2.21)의 순

이다. 동북3성은 현지 구입(45.0%/3.02), 대한국 수입(49.5%/2.19)의 순으로 현지

와 한국에서 원자재 조달이 이뤄지고 있다. 특히 요녕성은 대한국 수입

(62.4%/2.04) 비율이 매우 높아 첨단부품을 중심으로 한국에서의 수입이 많은 것으

로 보인다. 길림성과 흑룡강성은 현지 구입비율이 아주 높으나, 양호도는 길림성이 

낮게 나타나고 있다. 요년선과 산동성의 경우 제3국 수입이 요녕성(10.3%/1.73)은 

산동성(6.8%2.22)보다 제 3국 수입율과 양호도에서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

는 생산품목의 차이인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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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21> 원부자재의 조달 현황 

                                                                     (단위:%, 점)

원부자재 조달 현지 구입 대한국 수입 제 국 수입

전체
북경시
천진시
산동성

동북 성 지역
요녕성
길림성
흑룡강성

  주:( )안은 양호도, 1. 매우양호, 2. 다소양호, 3. 보통, 4. 다소불량, 5. 매우불량

  자료: 대한상공회의소, 전게서, p.53.

  한편, <표3-22>에서 보듯이 중국전체의 이직률은 11.3%인데 반해 산동성(청도)은 

12.1%로서 요녕성(심양)의 11.6%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심양보다 청도가 인력난

이 가중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현지기업의 관행을 평가한 것을 보면, 노동자 의견 

경영반영에서 심양(요녕성)은 51.7%, 청도는 49.7%로 중국 전체(48.9%) 보다 높으

며, 생산직(50.8%)과 생산 감독(50.7%)에서 높게 나타나고 있어 이직방지와 현지화

에 힘쓰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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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22> 노무비 비중, 임금인상률 및 이직률 

구분 노무비
비중 임금인상률 이직률

전체
환발해만 지역
복경시
천진시
산동성
하북성

동북 성 지역
요녕성
길림성
흑룡강성

 자료: 대한상공회의소, 전게서, p.45.

   다다다다. . . . 영업영업영업영업․․․․마케팅마케팅마케팅마케팅 

  <표 3-23>에서 보듯이 내수시장 진입 허용도는 도가 68.4%, 심양이 57.9%로서 청

도가 심양보다 높다. 또한 중국전체가 76.4%인 반면 심양은 이보다 크게 낮은 

57.1%로서 내수시장 진업에 큰 장벽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표3-23> 업종별 내수시장 진입 허용 여부  

(단위: %)

구분 허용 비허용
청도
천진
상해
천진
심양
북경
기타
합계

 자료: 대한상공회의소, 전게서, p.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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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중국진출 한국기업의 판매망은<표3-2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중국전체는 독

자 판매(77.4%), 현지대행(14.5%)의  순이었다. 반면 심양은 독자 판매는 중국전체

보다 다소 낮으나, 현지대행(28.6)이 매우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또한 현지 진

출기업의 판매망을 보면 독자 판매 비중이 청도는 87.5%, 심양은 71.4%로서  청도

의 독자 판매 비중이 심양에 비해 높다. 이는 요녕성 심양의 수출의 무비율이 산동

성 청도에 비해 높기 때문이다.

<표3-23> 현지 진출기업의 판매망 

                                                                                                                                                                                                                                                                                                             (단위: %)

구분 독자판매 현지업체의
대행판매

현지
외국업체의
대행판매

현지
한국상사의
대행판매

합작파트너의
판매망 이용

청도
천진
상해
대련
심양
북경
기타

합계

 자료: 상게서, p.72.

  다시 말해서 내수시장 진입의 필요성은 <표3-24>과 같다. 중국전체는 매우 준비 

필요(68.5%), 필요성 있으나 수출 전념(21.9%)의 순이 있다. 그러나 심양은 매우 

준비 필요(87.5%)가 매우 높아 수출의무비율이 내수시장 진입의 장벽임을 알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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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24> 내수시장 진출 필요성  

    (단위: %)                                                                                                            

구분 독자판매 현지업체의
대행판매

현지외국업체
의 대행판매

현지
한국상사의
대행판매

합작파트너의
판매망 이용

청도
천진
상해
대련
심양
북경
기타
합계

 자료: 상게서, p.74.

<표3-25> 지역별 수출의무비율, 매출액 및 판매분포 

구분 수출의
무비율

매출액
만원

수출 및 내수판매 비율
현지판매 한국수출 제 국수출

전체
환발해만 지역
북경시
천진시
산동성
하북성

동북 성 지역
요녕성
길리성
흑룡강성

자료: 백권호, 박상수, 전게서, 2002.12, p.136.

  <표 3-25>는 지역별 수출의 무비율 등을 나타낸 것인데, 중구전체의 수출의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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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은63.1%인데 반해 동북3성 지역은 56.8%로 낮다. 길림성이 각각 34.4%, 42.9%인

데 비해 요녕성은 70.0%나 되는 등 지역별로 차이가 크다. 산동성은 83.3%은 큰 차

이를 나타내고 있어 수출의무비율은 중국 전체가 58.7%이고, 심양은 낮은56.7%로 

나타났다.

   라라라라. . . . 재무재무재무재무․․․․세무회계관리 세무회계관리 세무회계관리 세무회계관리  

  중국 진출 한국기업의 자금운용조달 방법을 <표3-26>에서 보면, 중국전체로는 자

가자금 (41.6%), 자기+현지자금(35.1%), 자기+현지+국내은행대출(19.5%)의 순이었

다. 그러나 요녕성의 심양은 자기자금보다 상대적으로 현지자금 조달에 익숙해 있

는 것처럼 보인다. 자기자금만으로 조달의 경우 심양은 37.5%로서 중국전체

(41.6%), 청도(40.0%), 대련(41.7%) 등에 비해 낮다. 반면, 현지자금만으로 조달의  

경우 심양은 12.5%로서 여타지역 진출 한국기업에 자금조달의 현지화가 상당히 진

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3-26> 운용자금 조달방법 

구분
조달방

자기 자금만으로
조달

현지금융
자금만으로 조달

자기자금
현지자금

자기자금
현지금융
국내은행대출

전지역
청도
천진
상해
대련
심양
북경
기타

 자료: 대한상공회의소, 전게서, p.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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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마마마. . . . 경영 경영 경영 경영 현지화 현지화 현지화 현지화  

  중국 현지 한국기업의 경영현지화에 대한 평가 <표3-2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

역사회에 책임이행의 경우 중국전체는 69.2%로 나타났다. 심양은 이보다 낮은 

67.1%였지만 청도는 70.9%로 다소 높게 나타났다. 

<표3-27> 기업의 경영 현지화 노력에 대한 평가  

구분

중국지역
사회에
대한

책임이행

현지위주
의사결정

한인관리
자

중국노동
법

인지 정도

작업과정
에
대한
중국말
책자 비치

중국으로
기술이전

전체

조시지역

천진
북경
청도
상해
심양

기업규모
대기업
중소기업

업종

전자
중화학
경공업
식품

직급

생산직
생산감독
사무직
관리직

 주: 복수응답 5점, 아주그렇다는 100점, 그렇다는 75점, 중간이다는 50점, 그렇지 않

다는      25점, 전혀그렇지 않다는 0점으로 부여하여 계산한 평균값임 . 

 자료: 백권호 .박상수, 전게서 , 2002.12, p.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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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현지 위주 의사결정에서도 중국전체는 61.0%, 심양은 56.9%로 아주 낮게 

나타나고 있으나, 청도는 64.0%로 중국전체 평균보다 높으며, 업종에는 식품은 

63.9%, 경공업은 62.8%로 높게 평가하고 있다. 중소기업이 63.7%로 대기업보다 높

은 현지화에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어 현지 위주의 의사를 존중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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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제 제 제 4 4 4 4 장 장 장 장 중중중중․․․․한 한 한 한 경제협력의 경제협력의 경제협력의 경제협력의 현황현황현황현황

  중국의 고도성장 배경은 크게 세 가지로 분석되고 있다. 첫째, 정부정책 측면에

서 점진적인 시장화․자유화, 제조업 중심의 연해개발 전략과 단계적 대외개방을 

추구한 중국식 개혁․개방 정책에 있다. 둘째, 공급측면에서 노동과 자본의 투입이 

빠르게 증가함으로써 성장이 촉진되었다. 12억에 달하는 인구와 농촌의 충분한 잉

여 노동력으로 인해 노동력 투입의 증대가 용이했고, GDP의 40% 수준에 달하는 높

은 저축률과 대규모 외자 유입으로 투자율 또한 매우 높은 쪽으로 빠르게 이동하고 

산업내 경쟁이 촉진되었으며, 외국인 투자의 대규모 유치로 선진 기술과 경영기법

의 도입이 촉진됨으로써 생산효율이 크게 향상하게 되었다.44) 

 제 제 제 제 1 1 1 1 절 절 절 절 중중중중․․․․한 한 한 한 무역동향무역동향무역동향무역동향

  1. 1. 1. 1. 중중중중․․․․한 한 한 한 양국의 양국의 양국의 양국의 對對對對    주요국가별 주요국가별 주요국가별 주요국가별 무역동향무역동향무역동향무역동향

  중․한 양국간 경제교류는 중국의 개혁개방 정책이 시행된 1979년을 전후, 한국

의 삼성이 홍콩을 통한 간접교역형태로 중국으로부터 석탄을 수입한 것에서 비롯하

여 비교적 소규모 상품교역으로 출발한다. 그러나 당시 한․중 양국간에 정식 외교

관계가 성립되지 않은 이유로 인해, 교역액 및 교역 규모 등 많은 제한을 받았다. 

이 때문에 한중 교역은 홍콩, 싱가폴, 일본 등을 통해 간접무역의 형태로 소규모로 

이루어 졌다. 1992년 8월, 한․중 수교이후, 수교당시 63억 7천만달러45)에 불과했

던 교역량이 고속성장을 거듭하면서 1999년에는 3.5배에 이르는 226억 달러 규모에 

달했다. 하지만 2001년도 한․중간 교역규모는 미국, 일본, EU 등 주요국의 경제 

침체와 IT 등 주요산업의 성장둔화 및 9.11 미 테러사태의 영향 등으로 인하여 

2000년 동년대비 0.2% 증가하는데 그쳤다.

44) 김영삼, 『한․중 무역현황과 전망』, 산업자원부 아주협력과, 2001, p.2.

45) 신태용, “중국경제의 국제적 부상과 중장기 전망”,「KIEF 산업경제」, 산업연구원, 2002.1, p.7.



- 69 -

<표 4-1> 한국의 對주요국가 무역추이 

                                                                (단위 : 억 달러 )

국가 항목

총계

수출

수입

수지

미국

수출
수입

수지

순위

일본

수출
수입

수지

순위

중국

수출
수입
수지
순위

홍콩

수출
수입
수지
순위

대만

수출
수입
수지
순위

  자료 : KOTRA D-b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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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의 표에서 보다시피, 중국은 1991년 한국의 제15대 교역 대(對)상국에서 1992

년 한․중 수교이후 제6대 교역 대(對)상국으로 급부상하였으며, 점차로 한국의 제 

3대 교역국의 입지를 굳힌다.

<표 4-2> 중국의 對주요국가 무역추이 

                                                                (단위 : 억 달러)

국가 항목

수입
홍콩 수출

총액
수입

일본 수출
총액
수입

미국 수출
총액
수입

독일 수출
총액
수입

대만 수출
총액
수입

한국 수출
총액

  자료 : 臺灣經濟硏究院編, 兩岸經濟統計月報,(臺北:行政院大陸委員會),

        第49(1986.9), 63(1997.11), 91(2000.3)期, 各pp.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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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中國遼寧大學校 經濟學科 崔日明敎授는 한국과 중국의 경제, 무역관계를 4단계로 

분석 설명한다.

  제1단계(1979-1984), 한․중 경제무역관계발전의 초급단계로 쌍방은 모두 홍콩, 

일본 등지를 통해 간접무역을 한다.

  제2단계(1985-1989), 한․중 양국은 아직도 간접무역위주이나, 직접무역에 초보

적 발전이 있었으며, 무역 규모가 계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제3단계(1990-1991), 양국관계의 개선에 따라, 양국 민간 경제․무역교류가 날이 

갈수록 빈번해진다.

  제4단계(1991-현재), 한․중 양국의 경제․무역관계는 역사에 획을 긋는 새로운 

단계에 진입한다.46)

  한․중 무역교류는 앞에서 설명한 바와 마찬가지로 1989년 이전에는 간접무역의 

형태로 교역을 하였으나, 1989년부터 직접무역을 시작하였으며, 1991년에는 직접무

역이 신속한 발전을 하여, 한․중 교역액 중 60%를 차지하였다. 1992년 2월과 7월 

한․중간 무역협정과 투자보호협정이 효력을 발휘하기 시작하면서, 민간부문의 경

제교류협력의 적극성은 제고되었고, 무역․투자․노무․기술훈련 등의 영역에서, 

다양한 형식의 협력이 신속히 전개되었다. 동시에 정책방면에 있어서, 중국은 한국 

상품 수입시 징수한 5-30%의 �高차별관세�를 폐지하였으며, 한․중 쌍방은 서로 

최혜국대우와 최저세율을 실시했다. 이제 직접무역은 양국 교역의 기본방식으로 자

리를 잡았으며, 1992년 직접무역이 쌍방 전체 무역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이미 

80%를 넘고 있다. 1992년 9월 노태우 대통령의 訪中時, 양국 정부는 무역협정과 투

자보호협정, 경제․무역과 기술합작에 관한 연합위원회협정 및 과학기술협력협정 

등에 서명했고, 양국의 경제․무역관계는 새로운 단계로 진입하게 된다.

  2. 2. 2. 2. 중중중중․․․․한간의 한간의 한간의 한간의 무역동향무역동향무역동향무역동향

   가가가가. . . . 양국간의 양국간의 양국간의 양국간의 교역동향교역동향교역동향교역동향 

  수교이후 금융위기 이전까지, 쌍방 무역액은 매년 40%의 속도로 증가하였는데, 

이는 수교를 기점으로 양국간 산업 보완성, 지리적 근접성, 문화적 유사성 등에 힘

46) 崔日明,「中韓經貿關係及發展前景」,『世界經濟』,(北京 : 1995.6), p.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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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은 성장이라 할 수 있다.47) <표 4-3>에 의해 보면, 1990년대 후반이래 한국의 대 

중국 수출총액은 지속적인 증가를 실현하고 있으며, 2002년 1/4분기(4월 현재)에도 

수출총액이 115억 달러에 달함으로써 증가추이는 계속되고 있다.

<표 4-3> 한․중 교역동향(한국측 통계) 

      (단위: 억달러, %)

구 분
총 액

대중수출

대중수입

무역수지

  자료 : 한국무역협회 통계

  또한 중국의 대 한국 수출입을 보면 <표 4-4>가 보여주듯이 1990년대 후반에 계

속적인 증가를 보이다가 주요국의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전년 동 대비 다소 주춤하

고 있으나 지속적 증가추세는 유지되고 있으며, 2002년 1/4분기(4월 현재)에도 수

출총액이 124.2억 달러에 달함으로써 2002년에도 지속적 증가추세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표 4-4> 한․중 교역동향(중국측 통계) 

(단위: 억달러, %)

구 분
총 액

대한수출

대한수입

무역수지

47) 『人民日報』(北京), 1998.11.10.,第6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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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 중국해관 통계

  2002년에도 세계경제의 침체기조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나, IMF에 따르면 한국

과 중국은 주요선진국 및 아시아 신흥공업국 중 가장 높은 성장률을 시현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한국은 4.0%, 중국은 6.9%의 성장을 전망하고 있다. 

  중국의 WTO가입에 따른 관세율 인하, 서부 대 개발 및 올림픽 개최를 위한 인프

라 건설확대, 중국정부의 소비활성화 추진, 고급 가전 및 통신제품의 수요확대가 

예상된다. 특히 한․중 수교 10주년관련 행사, 중국의 월드컵 본선 참가 및 한류 

등을 활용한 대 중국 마케팅 전략을 충분히 활용한다면 내년도 對중국 수출이 다소 

활기를 되찾아 12.5%로 증가할거라 전망하고 있다.

   나나나나. . . . 품목별 품목별 품목별 품목별 교역 교역 교역 교역 동향동향동향동향 

  한․중 수교에서 금융위기 전까지 양국의 수출입 상품구조를 관찰하면, 양국의 

교역 상품간에 대단한 상호 보완성이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즉, 한국이 필요로 하는 상품은 중국의 원료성 상품과 농부산물인 반면, 중국은 

한국의 플라스틱제품과 전자, 기계 상품이다. 같은 종류의 상품 중에서도 쌍방이 

필요로 하는 것이 매우 다르다. 예를 들면, 같은 섬유류라 할지라도 중국이 한국에 

수출하는 것은 短섬유가 비교적 많고, 한국이 중국에 수출하는 것은 홀섬유(長絲)

위주이다. 이것은 양국 상품교역구조의 상호보완성을 잘 나타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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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5> 한국의 품목별 對中 수출구조 

(단위 : 백만 달러)

년도 계

  주 :「0」: 일차산품,「1」화학공업제품,「2」: 플라스틱, 고무 및 가죽제품,

      「3」: 비금속광물제품,「4」: 섬유류,「5」: 생활용품,「6」: 철강, 금속제품,

      「7」: 전자및전기,「8」: 기계류및운반용기계,「9」: 잡제품,「*」: 2000.1-6월.

  자료 : KOTRA D-base. www.kotis.net/koweb/sta/ctr/kwkt3030l.html

  특히, 우리의 대중수출은 그간 구조적인 수출부진 상태에 놓여 있던 기존 거대시

장인 미국, 일본, EU와는 대조적으로 유류, 유기 화학제품, 전자․전기, 철강 및 

금속제품 등에서 20%안팎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며 호조세를 지속해왔다.(<표 4-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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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욱이 1997년말 불어 닥친 아시아 諸국가들의 외환위기로 각국의 경제상황이 악

화되어 대외교역이 큰 폭으로 위축된 가운데에서도 수출입은행 통계에 의하면 1998

년 대중 무역수지 흑자액은 54.5억 달러로 전체 무역흑자의 14%를(홍콩포함시 

36.3%), 1999년 대중 무역수지 흑자액은 48.2억 달러로 전체 무역흑자의 20%(홍콩

포함시 54%)를 기록, 중국이 한국의 최대 흑자시장으로의 자리를 고수하였다.

<표 4-6> 한국의 품목별 對中 수입구조 

( 단위 : 백만 달러 )

 년도 1 2 3 4 5 6 7 8 계

1988 486 189 119 365 198 5 1 24 1,387

1989 579 305 205 450 118 15 7 25 1,705

1990 600 344 521 469 239 31 21 43 2,268

1991 1,053 392 745 669 380 68 58 75 3,441

1992 1,239 519 567 813 272 71 133 112 3,725

1993 1,223 536 447 989 238 65 257 173 3,929

1994 1,335 642 750 1,427 496 110 407 296 5,463

1995 856 816 1,098 1,775 1,556 158 735 407 7,401

1996 1,134 1,117 1,105 1,754 1,455 282 1,186 505 8,539

1997 1,604 1,411 1,008 1,835 1,840 320 1,566 532
10,11

7

1998 1,003 855 668 1,114 764 384 1,442 254 6,484

1999 1,320 802 1,009 1,442 955 258 2,673 408 8,867

2000* 1,006 591 629 887 669 231 1,850 284 6,146

  주 :「1」: 농림수산품,「2」: 광산물,「3」: 화학공업생산품,「4」: 섬유류,

      「5」: 철강,금속제품,「6」: 기계류 및 운반용 기계,「7」: 전자 및 전기, 

      「8」: 기타제품,「*」: 2000.1-6월.

  자료 : KOTRA D-base. 상게표.

  1999년에도 하반기 본격적인 수출 회복과 함께 전년대비 14.6% 증가한 137억 달

러 수출액을 기록하며 48억 달러의 흑자로 20%라는 과거 어느 때보다도 높은 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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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지 의존도를 보였다.(<표 4-6 참조>)

  품목별로는 교역초기이래 주종 수출상품이었던 섬유류, 가죽모피, 신발부품, 종

이류, 폴리에스터 칩 등은 중국당국의 수입억제 조치, 반덤핑 관세 부과 등으로 수

출량이 위축된 반면, 금속, 플라스틱 제품 및 전자전기 제품은 중국정부의 내수확

대 및 하이테크 육성 정책으로 인해 두 자리수 이상의 증가세를 유지하였다. 

<표 4-7> 한국의 10大 對中 수출품목 

                                                            (단위 : 백만 달러)   

순위 품목 명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석유화학제품
산업용전자제품
전자부품
철강제품
직물
광물성연료
산업기계
가정용전자제품
정밀화학제품
가죽 및 모피제품

  자료 : KOTRA D-base. 상게표.

  한편, 내수확대 정책으로 인한 제품 수요증가에도 불구, 국내기업의 공급과잉 현

상이 해소되지 않자 중국 정부가 각종 수입제한 조치를 한층 강화하고 있는 데다 

국제원유가 인상과 원화 강세에 의한 생산코스트 상승, 1998년 원화 평가절하이후 

지속되고 있는 중국 바이어들의 가격인하 요구 등 대중수출에 불리한 여건도 적지 

않다. 그러나 중국의 수출이 지난 1999년 7월 이후 큰 폭으로 호전되고 있고, 중국

의 지속적인 재정확대에 의한 고정자산 투자, 대도시 고소득자를 중심으로 소비활

성화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어 품목별로 다소 차이는 있겠으나 대중수출은 총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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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1998년 침체기를 거쳐 1999년을 기점으로 증가일로를 달리고 있다. 세부 품목

으로는 중국정부의 정보통신산업 육성에 따른 휴대폰 등의 무선통신기기, 컴퓨터주

변기기, IC, 다이오드, 디바이스, 음극선관, 전화교환기, 광섬유케이블 등에 대한 

수요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어 이들 제품이 2000년에도 유망할 것으로 전망된다<

표 4-7 참조>.

  수입도 1998년에는 국내소비 및 투자 등 내수위축, 금융기관 및 대기업 구조조정

의 여파로 인한 금융경색으로 수입 L/C개설 부진이 지속되어 대부분의 품목이 30% 

이상의 감소율을 보였으나, 1999년에는 88.6억 달러 36.8%의 증가세를 기록, 국내 

내수회복세를 반영하였다. 특히, 반도체(116.7%), 컴퓨터 부품(302.9%) 등의 자본

재와 냉동수산물(101.8%), 석탄(43.8%)등의 1차 상품이 호조를 보였다.48)

<표 4-8> 한국의 10大 對中 수입품목  

(단위 : 백만 달러)

순 위 품목 명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산업용전자제품
광물성연료
전자부품
섬유제품
농산물
가정용전자제품
중전기기
정밀화학제품
수산물
직물

  자료 : KOTRA D-base. 상게표.

  1999년 초 우려했던 것보다는 중국의 수출이 7월이후 큰 폭으로 호전되어 2001년

에 산업용전자제품, 섬유제품, 수산물의 수입증가세가 전년대비 30%를 육박하였으

48) http://www.kotrachina,org/korean/barterkr/barterkr_02.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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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2002년 1/4 분기(4월 현재)에도 많은 품목에서 그 증가가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다. 중국 정부의 지속적인 재정확대에(증가세가 둔화되고는 있지만)의한 고정자

산 투자, 대도시 고소득자를 중심으로 한 고급 가전 및 통신제품 수요 증가로 건자

재, 운반, 하역기계를 포함 각종 원부자재, 소비재 등이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전

망이다.(<표 4-8 참조>)

 제 제 제 제 2 2 2 2 절 절 절 절 중중중중․․․․한 한 한 한 투자동향투자동향투자동향투자동향

  1. 1. 1. 1. 한국의 한국의 한국의 한국의 對對對對    중국 중국 중국 중국 투자동향투자동향투자동향투자동향

   가가가가. . . . 국가별 국가별 국가별 국가별 對對對對中中中中    투자동향투자동향투자동향투자동향 

  1989년부터 시작된 대중 해외직접투자는 1992년 급속하게 진전된 중국의 대외개

방정책과 맞물려 1993년부터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對 중국투자는 상대적으로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1994년도부터 미국과 더불어 한국 해외직접투자의 최대 유치국 

중 하나로 부상하고 있다. 1990년대 중반 국내기업들의 해외직접 투자붐과 더불어 

대 중국 투자도 1996년 최대치를 기록한 후 대내외 경기침체에 따른 신규 투자위축

과 대기업들의 구조조정 지속으로 위축되었던 투자가 1999년의 최저수준에서 증가

세로 반전되어 2000년부터 서서히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표 4-9 참조>. 

<표 4-9> 연도별 對中 해외직접투자 추이 

       (단위 : 백만 달러, %)

구 분
전체 금액

건수
대 중국 금액

건수
비중 금액

건수

 자료 :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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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년 중 대 중국 투자비중은 중․소규모 투자의 지속적인 증가로 투자건수 및 

금액이 각각 전체투자의 48.9%, 12.3%를 차지하고 있다. 금융, 증권, 유통 등 각종 

서비스 분야의 확대 개방으로 적극적인 외자유치를 추진하였으며, 서비스 부문 대

외개방 확대와 기업 자율성 보장으로 對中 FDI가 증가추세에 있다. 

<표 4-10> 2001년 주요 국별 對中 FDI현황  

 (단위: 건, 억 달러, %)

허가건수 비 중 허가금액 비 중 투자금액 비 중

홍콩․마카오

한 국

일 본

대 만

싱가포르

영 국

독 일

버진아일랜드

미 국

총 계

   주 : ( )은 전년대비 증감률 임.

 자료 : 중국 대외무역경제합작부    

  2001년 홍콩, 일본, 대만, 우리 나라 등 아시아 주요국의 투자는 증가하였으나 

미국과 유럽 등은 전년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홍콩의 대 중국 투자 증가는 순수한 

홍콩계 자본보다는 홍콩을 매개로 하는 화교 및 다국적기업의 자본이 더욱 많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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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알려졌다. 2000년 세계 해외 직접투자에서 대 홍콩 유입은 644억 달러로 전체

의 5.1%를 차지함으로서 개도국 가운데 홍콩이 중국을 제치고 세계 최대 투자유치

국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러한 외국인 투자의 상당 부분이 홍콩을 경유, 중국에 투

자되는 자금으로 알려지고 있다. 따라서 최근 들어 대 홍콩 FDI와 홍콩의 대 중국 

투자는 일정한 시차를 두고 동일한 추세를 보인다.49)

  유럽지역은 전년 수준을 유지하는 가운데 주요 투자국인 독일은 12.1억 달러로 

16.3% 증가한데 반해 영국은 10.5억 달러로 오히려 9.5% 감소하였다.(<표 4-10 참

조>)

  미주지역의 경우, 미국은 44.3억 달러로 전년대비 1.1% 소폭 증가한테 그쳤으나 

카리브 연안의 대표적인 조세피난처인 버진 아일랜드는 미국을 제치고, 홍콩에 이

은 세계 2위의 대 중국 투자국으로 부상하고 있다. 

  WTO가입과 동시에 중국의 올림픽 경기 유치에 따라 향후 對 중국 투자동향은 전

망이 밝으리라 본다.

   나나나나. . . . 한국의 한국의 한국의 한국의 對對對對中中中中    투자 투자 투자 투자 동향동향동향동향 

  1998년 한국의 對中 투자는 308건으로 지난해에 비해 무려 50%이상의 감소추세를 

나타냈으며, 계약금액 역시 감소추세를 나타냈다.

  이는 금융외환위기를 맞은 1997년 이후 對中 투자는 이미 투자결정시기가 금융외

환위기 이전에 결정된 투자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이는 1998년에 가시화되기 시

작했다. 1998년 대중투자는 242건, 6억 3,324만 달러(실제 투자기준)였으며, 이를 

전년동기와 대비해보면 건수와 투자금액 모두 하락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현지수요

의 급감, 국내 금융시장 경색에 따른 자금조달의 어려움, 국가 신인도 하락에 따른 

해외자금 차입여건 악화, 수출부진 등으로 인한 결과이다. 

49) 해외경제연구소 국별조사실, 『2001년 대중국 직접투자 현황과 향후전망』, 한국수출입은행, 

200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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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1> 한국의 對中 투자 추이 (1988-2002.6) 

  (단위 : 건, 천 달러)

년 도
계약기준 실제투자기준

투자 건수 투자 금액 투자 건수 투자 금액 건당평균투자

합계

  자료: 한국수출입은행(2002.6)자료를 기초로 작성.

     (www.kotrachina.org/korean/investkr/invest02kr/index.html)

 

  그러나, 금융위기 이후 한국 정부의 피나는 노력의 결과 한국 경제의 회복이 빨

라져 對中 투자도 회복세로 들어서고 있다. 1999년 한국 경제의 금융위기 극복 노

력에 힘입어 對中 투자는 계약건수 기준 539건, 2000년 781건, 2001년 1051건, 

2002년 6월 현재 투자금액이 6억 6,678만 달러로 계속적인 증가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표 4-1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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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지역별 투자 현황

  한국기업에 있어 대중투자의 지역적인 분포를 보면, 투자 초기인 1989년까지는 

광동성, 복건성과 북경시에 투자가 집중되었다. 그러나 1990년대 들어 이들 지역에 

대한 투자가 감소한 반면, 산동성, 천진시, 북경시, 하북성 등 발해만 지역과 요녕

성, 길림성, 흑룡강성의 동북 지역에 대한 투자가 증가하였으며, 2002년 6월 현재

에도 이 지역의 투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실제투자기준 건수를 보면, 산동성, 요녕

성의 투자건수가 현저히 높음을 알 수 있다.(<표 4-12 참조>)

  이렇게 동북지역과 화중지역의 금액비중과 건수비중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동북

지역의 투자가 주로 노동집약적이고 투자규모가 적은 반면, 상해를 포함한 화중지

역은 1990년대 중반부터 본격화된 대기업 위주의 대규모 투자가 주종을 이루고 있

기 때문이다. 또한 중국정부는 2000년에 �서부대개발� 계획 추진을 확정하여 서

부쪽의 투자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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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2> 지역별 對中 투자현황 

( 단위 : 천 달러 )

항목 계약기준 실제투자기준
지역명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당평균금액
감숙성
강서성
강소성
광동성
귀주성
길림성
복건성
북경시
사천성
산동성
산서성
상해시
섬서성
안휘성
요녕성
운남성
자치구
절강성
천진시
하남성
하북성
해남성
호남성
호북성
흑룡강성
총계

  자료 : 한국수출입은행(2002. 6)의 자료를 기초로 작성.

 

  KIEP 김종근 연구원은 한국의 대중투자의 지역별 특징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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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째, 동북3성의 경우는 지리적인 인접성과 문화적인 동질성 이외에 조선족 고용

이 다른 지역에 비해 비교적 용이함으로써 대중투자의 장애 요인 가운데 하나인 의

사소통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산동성의 경우는 한국과 지리적으로 인접한 산동성 정부가 한국 기업에 우

대조치를 실시하는 등 한국기업 유치에 적극적이었으며, 인천과 위해 및 인천과 청

도간 항로 개설 등은 한국기업의 이 지역에 대한 투자를 증가시키는 요인이 되었

다. 실제 이들 지역으로의 운송은 인천항에서 부산으로 수송하는 것보다 시간, 비

용면에서 절감되는 효과가 있다.

  셋째, 천진의 경우는 한국토지개발공사가 천진경제기술개발구 내에 115만㎡규모

의 한국전용공단을 조성하였다. 이 공단에 진출한 한국기업에 대해 천진경제기술구 

관리위원회가 생산활동에 기본이 되는 우수한 인력과 원자재 공급, 교통․숙박시설

의 확충 및 통관절차의 간소화 등에 필요한 각종 협력조치를 취함으로써 한국기업

의 진출이 용이해졌다.

  넷째, 광동성, 복건성 등 화남지역의 경우, 홍콩, 대만, 일본 등의 기업이 선점

하고 있고 임금, 토지 등의 비용이 이미 상승하여 이 지역에 대한 진출이 상대적으

로 용이하지 않아 다른 국가에 비해 이 지역의 투자가 적다.

  다섯째, 상해를 중심으로 한 화중지역은 연해안 및 내륙진출기지로, 선적의 수송

이 용이하며, 내륙으로의 수송망도 발달한 지역이다. 또한 北京이 중국의 정치 중

심지라면 상해는 중국의 경제 중심지로서 소비수준도 높고 수출지향형 투자 및 내

수지향형 투자 둘 다 용이하여 향후 중국투자의 중심지로 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지역이다.50)

  최근 들어, 중국정부의 내륙 개발 정책에 힘입어 내륙지역에 대한 다양한 특혜를 

목적으로 한국기업들의 對中 투자가 연해지역에서 내륙지역으로 변화하는 추세이

다.

    (2) 업종별 투자 현황

  한국 기업들의 대중 투자의 동기적 측면에서 보면, 단기적인 생산효율의 추구와 

장기적인 현지 시장의 확보라는 이중성을 지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특히, 단

50) 김종근, “외환위기이후 한국 해외 현지법인의 구조조정 실태와 애로사항: 중국”,「KIEP 세계경제」, 

1998.12, pp.3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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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적으로는 다른 생산요소보다는 현지의 값싼 노동력을 가장 중요한 투자동기로 평

가하고 있다. 

<표 4-13> 업종별 對中 투자현황  

(단위 : 천 달러)

업종
계약 기준 실제 투자기준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당평균금액
농림산업
광 업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업
운수창고업
통신업
금융보험업
숙박음식점업
부동산서비스업
기 타
통 계

   자료 : 한국수출입은행(2002. 6)자료를 기초로 작성. 

  한국 기업들의 대중 직접투자가 제조업 부문에 집중되어 있는 근본적인 원인은 

현지의 저렴한 인건비 등 생산요소를 이용하여 제3국 혹은 국내로 수출하고자 하는 

한국 기업들의 단순한 대중투자 동기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한국기업의 대중

투자가 제조업 특히, 노동집약적 업종의 비중이 높은 것은 임금상승으로 인해 국내

에서 수출경쟁력이 약화되어 저임 노동력을 활용할 수 있는 중국으로 생산기지를 

이전하여 생산거점기지 및 선진국 우회수출기지로 한 투자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

기 때문이다. 제조업 중에서도 한국 기업들의 대중 투자는 기타제조업, 섬유, 의

류, 신발, 피혁 등의 업종을 중심으로 노동집약적 경공업에 집중되어 있는 특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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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점차로 노동집약적 산업에서 자본집약적 산업으로 투자경향이 바뀌는 추

세이다.

  중국에 대한 투자를 업종별로 살펴보면, 제조업이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

으며, 2002년 6월 현재 실제 투자 건수기준 5,670건에 달하고 있다. 특히, 최근의 

업종별 투자 경향은 제3차 산업 즉, 건설, 숙박, 음식, 부동산, 서비스업 등에 대

한 투자와 통신업에 대한 투자가 급속히 늘어나는 추세이다<표 4-13 참조>.

    (3) 대외차관

  한국 정부는 1993년부터 중국에 경제발전협력기금(EDCF)차관을 제공하기 시작했

다. 한국은 중국의 길림성에 1.4억 달러의 신용차관을 제공하기로 하였으며, 이는 

1992년 한․중 수교이후 한국측이 제공한 제1차 거액의 차관이라 할 수 있다.51) 

1994년 12월 13일, 한국은 중국에 제공한 제1차 경제발전 협력기금(EDCF) 협의에 

서명, 차관 총액은 345.08억 원(약 4300만 달러)에 달하며, 차관은 천진항, 남강대

교, 산동용구항, 흑룡강동녕철도와 연길비행장 등이다. 1995년 11월 강택민 중국 

국가주석 방한 때, 양국 정부는 금후 10년 한국이 對中에 제공할 경제발전협력기금

(EDCF)차관의 원칙에 서명하였다. 1995년 한국은 400만 달러의 무상원조 항목을 이

미 달성했으며, 1997년 9월 말 현재, 한국 정부는 이미 중국에 3차례 23개 항목의 

총 2.3억 달러의 차관을 승낙했으며, 제1차와 제2차 차관 항목은 이미 달성했고, 

그 나머지 항목은 실시 단계에 진입했다. 1997년 5월과  11월, 양국 정부는「한국

이 중국에 제공할 제3차 제1기와 제2기 차관 협의」에 서명했고, 금액은 각각 

5,700만 달러와 5,393만 달러이다.52) 그 후 금융위기로 인해 대중 경제발전협력기

금(EDCF)차관 제공은 극도의 침체 상태를 보여왔으나, 1998년 11월 김대중 대통령

의 방중을 계기로 다시 활기를 띠기 시작한다. 당시 양국이 발표한 연합성명 중 기

타부문에 한국은 연내 중국에 540만 달러의 차관을 제공한 것에 합의53)했다.

51) 中國人民共和國外交部外交史硏究室, 위의 주 57, pp.37-38.

52) 1998中國 對外經濟貿易白皮書, 北京:經濟科學出版社, 1998.5, p.212.

53) 『中國時報』(臺北), 1998.11.14., 第14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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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4> 한국의 對中 차관제공 현황 

(단위 : 만 달러)

년도
차관액

  자료 :『中國對外經濟貿易統計年鑑』(각년호).

   2. 2. 2. 2. 중국의 중국의 중국의 중국의 對對對對韓韓韓韓    투자동향투자동향투자동향투자동향

  1990년대 후반이후 중국의 연도별 대한 투자추이를 살펴보면, 2001년 6월 현재 

중국의 대한 투자는 총 2,387건, 190만 달러로서 중국은 제 22위 투자유치 대(對)

상국이며54) 투자금액 5백만 달러 이상이 1962년부터 지금까지 단 1건, 100만 달러 

이상도 단 2건에 불과한 건당 70천 달러, 전체비중 0.3%에 지나지 않는다. 또한 

2001년 상반기 투자의 35%가 5만 달러 미만으로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55) (<

표4-15 참조>).

54) KISC 신고기준.

55) 중국 대외무역경제합작부 외국투자관리사, 2001.6.



- 88 -

<표 4-15> 연도별 對韓 투자 추이 

           단위 천 달러

구 분 이상 미만 합 계

금액 천달러

건수

금액 천달러

건수

금액 천달러

건수

금액 천달러

건수

총 계 금액 천달러

건수

   

  자료 : 중국 대외무역 경제합작부

  업종별로는 무역업, 제조업, 음식숙박업에 취중하고 있어 투자유치로 인한 긍정

적인 경제파급효과도 기대하기 힘들다. 무역업의 경우 2000년도 총 76.5백만 달러

의 73%였고, 2001년 상반기 전체 유치금액 37.8백만 달러의 57%를 차지하고 있다. 

2001년 상반기 현재 전기전자 분야 2건에 6.2백만 달러를 투자하여 2000년도 8건의 

2.8백만 달러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하였다.(<표 4-16 참조>).

  중국은 2000년부터 대대적인 해외투자장려정책을 홍보하여 외형적으로는 해외진

출을 적극 지원하고 있으나, 실제는 각종 규제를 통해 해외 투자를 제한하고 있다. 

해외투자허가를 얻기 위해서는 통상 1～3년이 소요되고, 중앙의 대외무역경제합작

부가 허가권을 독점하고 있으며, 또한 해외 투자 시 자금융자가 매우 어려운 실정

이다. 중국정부의 지원정책은 수출증진, 자원개발형의 소수 대기업 위주로 동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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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아프리카 등 후진국에 편중되어 있다. 

<표 4-16> 對韓 투자의 업종별 구성비 추이  

                              ( 단위 : 천 달러 )

구분 무역업 음식점업 전기전자 도소매업 기타 합계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합계
금 액

건 수
자료 중국 대외무역 경제합작부

  현재 중국은 자본력이 아직 미숙하고, 대부분 해외에서 유입된 자본으로 성장하

고 있는 단계이므로 현재로는 한국으로의 투자를 고려하기 어려운 단계이다. 한국

으로 입국한 상당수의 중국투자가들은 실질적인 투자업무보다도 비자취득 및 한국

에서의 체류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 장기적으로 중국의 경제발전을 통한 자

본력 성장을 바탕으로 한국의 주요 투자 유치국으로 성장할 잠재력은 풍부하나 단

기적으로는 홍콩 화교자본 유치에 역점을 둘 필요성이 있다. 

 제 제 제 제 3 3 3 3 절 절 절 절 중중중중․․․․한 한 한 한 산업협력 산업협력 산업협력 산업협력 및 및 및 및 경합 경합 경합 경합 동향동향동향동향

  1. 1. 1. 1. 산업협력관계 산업협력관계 산업협력관계 산업협력관계 동향동향동향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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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과 중국간의 산업협력은 1992년 양국 수교 이후 민간의 업종별 단체를 중심

으로 모색되기 시작하였고, 이러한 노력이 보다 탄력을 받게 된 계기는 1994년 3월 

북경에서의 한․중 정상회담이며, 당시 김영삼 대통령의 방중시기에 중국과「促進

兩國産業合作協定」에 서명을 했다.  동 회담의 계기로 동년 6월 6일, 국가경제무

역위원회 주임 왕충우와 황병태 한국대사가 양국 정부를 대신하여「“중한산업협력

위원회”설립에 관한 협의」와「민간 항공 공업기술 합작과 개발에 관한 양해 비망

록」이 체결됨으로써 공식적인 활동을 개시하였다. 그리고 동월 서울에서는「한중 

산업협력위원회 제1차 회의」가 열려 쌍방은 자동차, 민간 항공기, HDTV, TDX 등 4

개 영역의 관련 기업이 산업협력을 진행할 수 있도록 지지와 장려를 희망했으며, 

양국은 자동차, 민간 항공기, HDTV, TDX등 4개 분야를 우선 협력사업으로 추진하기

로 합의하였다.

  양국 산업협력위원회는 상기 4개 분야에서의 공동개발․공동생산․공동판매를 목

적으로 1998년 상반기까지 1994년 6월 북경, 1995년 6월 역시 북경, 1996년 8월 서

울 등 3차례 본 회의와 13차례의 분과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협력을 추진하였다. 그

러나 이들 빈번한 회의에도 불구하고 가시적인 산업협력 성과가 나타나지는 않았

다. 

  이렇게 양국 산업협력이 부진한 이유는 우선, 산업협력에 대한 양국 시각의 차이

를 들 수 있다. 한국측은 공동생산, 공동판매에 주로 관심이 있는 반면, 중국측은 

연구개발에 주로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양국이 서로 산업협력의 주도적 위치 확보

를 위해 줄다리기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예를 들면, 양국 모두 중형 항공

기 조종 조립장 설치에 대해 각각 자국 설치를 주장하고 있으며, 전전자 교환기영

역(TDX)에 있어서 한국은 양국에 각각의 공동연구센터 설치를, 중국은 북경 우전대

학에 하나의 공동연구 센터 설치를 주장하고 있다. 더욱이 중국측의 지나친 실리적 

협상 자세는 산업협력을 더욱 힘들게 하는 요인으로 들 수 있다. 즉, 양측은 협력

지분의 비율에 대한 합의 등을 토대로 개발기종, 경제성 분석, 협력방식, 개발일정 

등에 관해 원칙적인 의견일치를 보았으나, 중국측이 ‘新4원칙’(중국에 의한 사업 

주도, 중국의 다수지분 보유, 중국내 최종 조립장 설치, 중국내 합자회사 설립)을 

들고 나오면서 한국측의 소수 지분 참여를 요구하여 협상 결렬을 해야만 했다. 뿐

만 아니라, 산업협력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긴요한 자금의 결핍을 들 수 있다.56)

56) 신태용, “21세기를 향한 중국의 산업정책과 한․중 산업협력에의 시사”, 「KIEF 산업경제」, 산업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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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4-17> 한․중 산업정책의 개괄적 비교 

한 국 중 국

기본방향과
위상

․정부의 개입을 가급적 줄이고
시장실패가 현저한 부문에 국한
하여 국제규범에 맞는 지원수단
을 활용

․비재량적 유인에 대부분 의존
․개발연대에는 개년 계획과 궤
도를 같이 하면서 자원배분에
큰 영향력을 발휘

․국가의 거시조절 능력 강화 개
선에 최대 목표

․경제개발에 있어 정부의 주도적
역할 강조

․재량적 할당에 크게 의존 예
지주산업 지정 등

․개발계획과 별도로 추진 경제개
혁 프로그램과의 연계성도 취약

산업구조
정책

․신산업 지식기반산업 육성에 중
점

․ 개발 및 확충 공업부문에서
의 지주산업 육성 제 차산업 육
성에 중점

산업기술
정책

․산업기술 인프라 확충 기술투자
의 효율성 제고 등에 역점

․과학기술 성과의 생산력으로의
轉化 및 기업 중심의 연구개발
체제 구축에 역점

산업배치
정책

․공업단지 조성을 중점적으로 추
진 동 단지는 전반적인 산업정
책 국토종합개발계획 인구정책
기술개발정책 등과 유기적 연관
하에서 추진

․중서부 내륙 개발 및 高新技術
開發區 설치 그러나 전반적인
산업정책 및 여타 계획과의 연
계성 취약

산업조직 및
기업구조
조정정책

․공정한 경쟁기반 조성을 통한
산업의 경쟁력 제고

․대기업에 대한 대개혁 등 기업
의 국제규범에 합치한 구조조정
가속화

․기업의 규모의 경제 실현을 통
한 집단화정책 추구로 국제경쟁
력 확보

․행정과 기업의 분리를 위한 현
대기업제도 관철에 역점

  자료: 상게서, p.105.

  

  위의 <표 4-17>에서 알 수 있다시피, 한국에서는 이미 탈공업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나, 중국은 전면적인 공업화 단계에 처해 있어 산업정책의 주안점을 한국에서

는 신흥 산업의 육성에 초점이 맞추어지고 있는 반면 중국은 지주산업 등 중화학공

업 육성에 중점을 두고 있다. 1998년 11월 김대중 대통령의 방중 시, 中國長江大橋 

등 중국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6건의 중대한 기간 공정의 건조 정부계획에 

구원, 1999.7, pp.10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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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를 달성함으로써 중국의 지주산업에 대한 한․중 양국의 협력을 증진시켰으며, 

한․중 양국의 경제교류협력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57)고 할 수 있다. 

  또한 한국이 해외시장의 풍부한 경험과 營造 기술을 중국의 노동자와 결합하여 

해외 營建시장에 진출하며, 한국기업은 중국의 고속전철, 철도 건설, 철도차량 建

造 개발 및 유라시아 대륙을 잇는  아시아 횡단 철도 등의 협력사항에 대해 이미 

협의를 거쳤으며, 동시에 「철도 협력과 교류에 관한 협의」를 이미 체결하였다.

  이렇듯 우리 나라의 70년대 이후 중화학공업화를 통한 압축성장의 경험으로, 향

후 지주산업 육성 등을 통해 “지속, 쾌속, 건전”한 발전을 추구하고 있는 중국과의 

협력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2. 2. 2. 2. 중중중중․․․․한 한 한 한 산업 산업 산업 산업 경합관계 경합관계 경합관계 경합관계 현황현황현황현황

  정부가 원 달러 환율에만 촉각을 곤두세우는 사이 위안화를 무기로 한 중국의 경

쟁력은 갈수록 높아질 것이라 우려감이 커지고 있다. 특히,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등 주요 시장에서 한국산 상품의 경쟁력이 중국산에 비해 비교 열위를 가속화

되고 있다.(<표 4-18 참조>).

57)『文匯報』(홍콩), 1998.11.13, p.A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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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8> 한․중간 유형별 경쟁특징 및 주요품목 

유 형 특 징 주요 품목

한국절대우위품목

화학제품 수송기계 철강금
속 기계류 등의 품목이 많고
경공업에서는 일부 직물류가
포함

중간재 화학제품 화
학섬유직물류 철강판 메모리
반도체 승용차 탱커 특수기
능선

한국우위 격차확대 품목의 속성은 절대우위품목
과 비슷

화물선 화객선 인조섬유 세
폭직물 인조섬유 기타직물

한국우위 격차축소

업종별로 골고루 분포되어
중국의 추격이 전업종에 걸
쳐 광범위하게 나타남 우리
의 수출을 이끌어온 중견수출
품목들이 많이 포함

타이어 안경테 유류제품 인
조섬유제 파일편물 열간압연
제품 석도강판 전자레인지
폐쇄회로카메라 용 음극
선관 호환성 공구

한국이 역전 극소수 품목으로 특별한 특징
은 없음

기초화장품 세라믹유전체의
축전기 녹화된 테이프 철
도․발전기용내연기관

중국의 절대우위

경공업이 주류이며 중화학
중에서는 전자전기의 가
이에 해당 주로 범용 소비재
및 가전제품

의류 신발류 가구류 완구류
유선전화기 라디오카세트 조
명기구 사진기

중국우위 격차확대

중국의 절대우위와 비슷한 특
징 전자전기의 경우는 산전
부품 가전에 걸쳐 고르게 분
포되어 있음

의류 금속제 주방용품 컴퓨
터입출력장치 팩시밀리 방송
통신용기기 유선 통신기기
부분품 볼트 밸브류

중국우위 격차축소
업종별로 골고루 분포되어 있
으며 주로 부분품 중심으로
나타남

파스너 의류부속 및 부분품
금속제후크 음향기기 부분품
중전기기 부분품 전선 항공
기부분품

중국이 역전 소비재 저자부품류 중심
낚시대 가정용냉장고 교환
기 축전기 모터사이
클 사출성형기

자료 무역협회 월 기준

  2002년 3월 이후 7월 11일 현재까지 원 달러 환율의 하락폭은 10% 이상을 기록 

중인데 반해 같은 기간 중국의 위안화는 2～3% 사이 박스권을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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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 비교를 하더라도 3개월 사이 한국산 상품의 수출경쟁력은 중국산보다 10% 이

상 떨어진 것이다. 수출시장에서 한․중 경쟁력이 가격위주로 진행되는 점을 감안

하면 우려할 만한 수준이다. 이에 따라 무역업계의 최근 관심사도 원 달러 환율보

다는 향후 중국과의 경쟁구도에 더 큰 경각심을 갖고 있다.58) 

  과거 중국이 중저가 제품에 특화해 우리와는 다른 수출구조였지만 2001년 기준으

로는 한․중 10대 수출품목 가운데 4개인 전기전자, 기계류, 석유류, 합성수지류가 

일치한다고 보면, 향후 한․중의 수출주력 품목 모두 비슷하다는 예상이다.59)

   가가가가. . . . 아세안 아세안 아세안 아세안 시장별 시장별 시장별 시장별 한한한한․․․․중 중 중 중 경합 경합 경합 경합 현황현황현황현황60) 

  아세안 시장에서 한국상품이 중국산에 빠른 속도로 밀려나고 있다. 싱가포르에서 

한국상품의 시장점유율은 1999년 3.8%(7위)에서 지난해 3.3%(9위)로 떨어진 반면, 

중국의 시장점유율은 같은 기간 5.1%(5위)에서 6.2%(5위)로 확대되었다. 말레이시

아, 태국에서도 시장을 잃으면서 중국에 밀려났으며 그나마 높은 시장점유율을 유

지하고 있는 인도네시아에서도 밀려날 전망이다.(<표 4-19 참조>).

<표 4-19> 아세안 주요 시장의 한․중 시장점유율 변화  

                                 단위 순위

시장별
한 국 중 국
년 년 년 년

싱가 포르 위 위 위 위
인도네시아 위 위 위 위
말레이시아 위 위 위 위
태 국 위 위 위 위

 자료 : KOTRA 국별 수입통계 분석결과

  

     (1) 싱가포르

58) 무역일보, 2002.7.12, p.3. 

59) 이인호, “주력수출상품의 한․중간 경쟁현황”,「월간무역」, 2001.11, pp.16-17.

60) 무역일보, 2002.8.7, p.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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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싱가포르 시장에서 한국 상품은 전기, 전자, 기계류 등에서 중국상품과의 경쟁을 

벌이고 있다. 중국은 최근 외국기업과의 합자 업종을 의류, 신발 등 단순경공업 분

야에서 전기전자 및 기계류로 급속히 바뀌면서 한국의 주력 수출품목인 전기전자, 

정보 통신분야에서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질 전망이다. 가격조정보다는 중국상품과

의 차별화를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속적인 기술개발, 신규제품 

출시, 브랜드 이미지 구축, 상품의 고급화,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 한국 상품의 

인지도를 개선시키고 싱가포르 시장에서의 위치를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2) 태국

  1997년의 경제위기를 기점으로 한국의 대 태국 수출규모는 대폭 줄어들어 아직까

지 그 전의 수출 규모를 회복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반면 중국의 경우 1999년과 

2000년 동안 빠르게 회복하였고, 현재 태국 시장에서 한국보다 우위를 보이고 있

다. 한국과 중국의 주력 수출 20개 품목 중 14개가 중복되며 대부분 중국이 강세

다. 경합품목은 전자제품, 철강, 피혁제품, 화학제품 등이며 특히, 전자제품 부문

의 경쟁이 가장 치열하다. 중국이 강세를 보이는 이유는 낮은 생산가격을 물론 품

질 면에서도 경쟁력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한국 상품의 경우는 우수한 디자인과 높

은 기술을 요하는 제품개발, 대량생산을 통한 가격 등으로 반도체, 집적회로, 산업

용 기계, 철강, 피혁제품 부문에서 중국보다 우월한 위치에 있다. 우리 업체들은 

제품의 품질을 높여 고가 시장으로 목표를 이동하는 한편, 기술 향상을 통한 가격 

인하로 중국 상품과 동등한 위치에서 경쟁하려는 노력도 필요하다. 한국산 가죽 제

품의 경우 이미 품질을 인정받고 있어 제품에 개선보다는 고객관리에 노력을 기울

여야 하며, 전자부품은 중국 제품과의 가격 차이를 줄이는 데 중점을 둬야한다.

    (3) 인도네시아

  한국과 중국은 인도네시아 수입시장에서 각각 4위와 5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최근 

3년 동안 4위 자리를 높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기계류 및 전기 기기, 섬유 

및 섬유제품, 비 금속제품 등과 같이 가공도가 높은 상품에서는 한국의 경쟁력이 

우수하다. 하지만 화학공업제품 및 플라스틱, 가공도가 낮은 실품류 등에서는 중국

의 경쟁력이 한국보다 우월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은 낮은 생산비용을 통한 가격

인하, 현지 화교와의 네트워크 등으로 경쟁력을 키우고 있지만 저가상품에 대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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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는 여전히 존재하는 반면, 한국제품은 선진국 제품에 이어 중․상급품으로 자

리 잡은 상태다. 중국 상품과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품질 및 가격의 경쟁

력을 강화시키고 고가, 중가, 저가 등 다양한 제품을 선보여 수출 시장을 확대해야 

하며, 부족한 애프터서비스 망을 확충해야 한다. 

    (4) 말레이시아

  경기 위축을 겪었던 2000년부터 한국은 말레이시아로 수출을 크게 줄인데 비해, 

중국은 저가제품의 공략으로 한국의 말레이시아 시장 점유율을 앞질렀다. 말레이시

아 시장은 중국 외에도 대만 등 다른 아세안 국가들과 경쟁이 치열하다. 중국과의 

경합품목은 전기, 전자, 기계류 부문인데, 이중 컴퓨터 부품, 반도체집적회로, CRT

등의 경우 중국에 투자한 외국 기업들이 우수한 품질의 제품을 생산해 저렴한 가격

으로 말레이시아로 수출하고 있어 대응방안 모색이 시급하다. 한국산 제품의 가격

은 태국, 대만, 중국 등의 제품과 경쟁하기에는 너무 높기 때문에 제품의 품질 수

준을 고급화하고, 브랜드 이미지를 강화해 일본과 서구제품과 동등한 시장을 겨냥

하는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 또한 현지 투자와 기술이전을 통해 한국 상품의 신뢰

성을 높이고, 한국의 주력상품이지만 말레이시아로 진출이 적은 품목을 집중적으로 

수출해 틈새시장을 겨냥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나나나나. . . . 일본시장에서의 일본시장에서의 일본시장에서의 일본시장에서의 한한한한․․․․중 중 중 중 경합현황경합현황경합현황경합현황 

    (1) 한․중의 연도별 對日 수출동향

  중국의 대일 수출액은 1990년을 기점으로 한국의 대일 수출액을 상회하기 시작하

여 이후 지속적으로 격차가 확대 되어 가는 추세에 있다. 

  중국의 2001년 대일 수출액은 7조 엔을 기록하여 한국의 2.1조 엔의 3.4배에 이

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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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0> 한국과 중국의 對日 수출동향   

                                         단위 억 엔
한국 중국

대일수출 증가율 대일수출 증가율

 자료 일본 재무성 통계

    (2) 중․한 수출경합 품목의 변화추이

  양국의 주요 경합품목(양국의 對日 수출이 모두 연간100억 엔을 넘는 품목(HS 4

단위기준)이 섬유 등 경공업제품 중심에서 최근 전기전자제품 등 기술제품으로 변

화되고 있다. 주요 경합 품목수는 최근 큰 변동이 없으며, 이들 주요 경합품목이 

2001년 對日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한국 54.2%, 중국이 21.2%에 달하여 양국의 

對日 수출 품목구조가 매우 유사하며 중국에 비해 한국의 수출품목이 소수에 집중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기타 경합품목(한국의 對日 수출 상위 50품목 중 중국의 수출이 50억엔 초과 품목

/HS 4단위 기준)도 주요 경합품목과 마찬가지로 섬유류 중심에서 전기전자, 기계 

등 기술제품으로 변화 추세에 있다. 중국 농업의 수출산업화 및 냉동 수송기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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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에 따라 농수산물 분야에서의 경합도 늘어나는 추세이다. 경합하는 품목수도 

95년 10품목, 99년 16품목, 2000년 15품목, 2001년 16품목으로 증가하는 경향이 있

다. 이들 기타 경합품목이 2001년 對日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한국 6.0%, 중국

이 9.2%에 달하고 있다.

 제 제 제 제 2 2 2 2 절 절 절 절 중중중중․․․․한 한 한 한 경제협력 경제협력 경제협력 경제협력 발전방향발전방향발전방향발전방향

  1. 1. 1. 1. 정부의 정부의 정부의 정부의 통상정책적 통상정책적 통상정책적 통상정책적 발전방향발전방향발전방향발전방향

   가가가가. . . . 對對對對    중국 중국 중국 중국 통상정책 통상정책 통상정책 통상정책 방향 방향 방향 방향 전환의 전환의 전환의 전환의 필요성필요성필요성필요성 

  첫째, 중국의 WTO가입은 국제 통상질서의 재편이 이루어지는 계기이며, 따라서 

우리의 중국에 대한 통상정책의 변화가 불가피한 것이다. 중국으로서는 WTO에의 가

입으로 중국의 국제 경제상의 위상이 제고되고, “밀레니엄 라운드”에 정식으로 참

여함으로써 21세기 새로운 통상질서의 형성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

이다. 따라서 앞으로 중국과의 통상문제는 미국과의 통상문제 이상의 중요성을 가

지게 될 것이다. 이러한 국제통상질서의 재편에 맞추어 우리 정부의 입장에서는 통

상전략 추진에 있어 종래의 선진국 중심의 협상 전략에서 중국도 이들과 동등한 위

치에 놓고 통상협상을 전개해야 할 것이다.61) 

  둘째, 양국간 무역의 확대균형을 위한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 한국은 중국에 대

해 매년 50억 달러 이상의 무역수지 흑자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의 WTO가입

으로 국제경제사회에서의 강화된 위상을 전제로 하여 우리 정부에 대해서도 무역적

자 해소를 요구하게 될 것이다. 

  셋째, WTO가입으로 시장이 크게 개방되는 분야에 대한 우리기업의 진출이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 중국의WTO가입으로 우리 기업의 

중국진출에 대한 중국정부의 간섭이 점차 완화되어 갈 것이나, 단기적으로는 새로

운 진출기업의 허가과정에서 중앙 및 지방정부가 정치적인 관계를 고려하여 결정하

게 될 것이다. 특히, 통신, 자동차, 금융, 건설 등 서비스분야에 대한 우리 기업들

61) 조수종, 전게논문, p.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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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중국 진출을 지원하는데는 정부의 절대적인 측면 지원이 필요하다.

   나나나나. . . . 중국 중국 중국 중국 산업협력정책 산업협력정책 산업협력정책 산업협력정책 전환 전환 전환 전환 필요성필요성필요성필요성 

  1994년 6월 “한․중 산업협력위원회 설치에 관한 협정”을 체결함으로써 TDX, 자

동차, 항공기, HDTV 등의 분야에서 공식적인 활동에 진입하였다. 그러나 각 분야에

서 양국간 견해차이가 심해 합의를 도출하지 못함으로써 실질적인 협력이 이루어지

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양국 정부간 산업협력의 중심을 미래산업 일변도에서 

벗어나 실질적으로 협력이 가능한 분야로 전환하거나 확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중국이 WTO에 가입함으로써 시장이 크게 개방되는 분야인 이동통신 분야의 

경우 한국의 상업화 기술을 중국이 이용함으로써 실질적인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

는 좋은 분야가 될 것이다.62)

 

   다다다다. . . . 중국의 중국의 중국의 중국의 시장개방 시장개방 시장개방 시장개방 압력에의 압력에의 압력에의 압력에의 대응 대응 대응 대응 연구연구연구연구 

  중국의 WTO가입은 한국이 중국산 저가 공산품 및 농산물에 대해 차별적인 조치를 

취하기가 곤란해짐에 따라 중국산 저가품이 국내시장을 크게 잠식할 가능성도 있

다. 따라서 국내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덤핑방지관세나 긴급

관세 부과 등과 같이 WTO체제 내에서 인정되는 산업피해 구제제도를 최대한 활용해

야 할 것이다. 그러나 산업피해 구제제도의 운용에 있어서는 보다 신중한 적용이 

필요하다. 중국산 제품에 대한 반덤핑관세를 부과하는 경우 덤핑마진의 근거, 판정

기준의 객관성과 공정성 등을 보다 과학적으로 따지려는 노력을 강화해야 하며 긴

급관세 등 수입규제의 발동 시에도 발동절차와 발동기준을 보다 명확히 함으로써 

중국의 역 보복조치를 미연에 방지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아울러 산업구조를 정보

화 기술 집약적 산업위주로 고도화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2. 2. 2. 2. 기업의 기업의 기업의 기업의 전략적 전략적 전략적 전략적 발전방향발전방향발전방향발전방향

   가가가가. . . . 중국의 중국의 중국의 중국의 내수시장 내수시장 내수시장 내수시장 접근을 접근을 접근을 접근을 위한 위한 위한 위한 선결 선결 선결 선결 과제과제과제과제 

62) 지만수, 『한․중 경제교류 10년의 회고와 전망』,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2.8.16, p.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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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 우리기업의 중국진출은 주로 원가절감을 위한 생산기지로서 중국을 이

용해 왔다. 그러나 중국은 WTO가입을 계기로 제도적인 진입장벽과 유통장벽이 제거

됨으로써 우리기업의 중국 내수시장에 대한 접근이 한결 용이해 지게 된다.63) 따라

서 향후 중국진출의 기본적인 진출의 기본적인 진출 목표를 단순한 생산기지로서가 

아니라 내수시장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몇 가지 전제조건이 갖추어져야 한

다.

  첫째, WTO가입으로 중국시장을 보다 효과적으로 개척하기 위해서는 경쟁우위를 

전제로 한 새로운 패러다임에 입각하여 중국진출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그러

나 불행히도 중국 소비자들은 �우리 제품을 선진국 제품에 비해 기술면에서 떨어

지고, 중국제품에 비해서는 가격 면에서 경쟁력이 없는 제품�으로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에 진출하는 우리기업의 경우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분야를 중심으로 

핵심역량을 강화하고 동시에 품질, 기능, 디자인, 포장, A/S 등과 같은 비 가격 측

면에서 경쟁력을 향상시킴으로써 우리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부터 바꾸어 나가

는 것이 급선무이다. 

  둘째, 중국 진출에는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 중국의 WTO가입에 따라 대대적인 

관세인하가 이루어지게 되는 승용차 부품, 하이테크 가전, 광섬유, 이동통신단말

기, PC 등 IT 관련제품, 화학제품 등의 경우에는 부품과 반제품 수출을 확대하면서 

장기적으로 인터넷 관련 장비 및 솔루션 업체의 투자진출 기회도 탐색할 필요가 있

다. 

  셋째, 중국의 새로운 성장시장에 대한 관심을 확대하고, 이를 선점하기 위한 마

케팅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중국의 WTO가입에 따른 소비패턴의 변화

를 정확히 읽는 노력이 필요하다. 가전, 통신기기, 자동차 산업과 관련된 서비스 

분야, 주택 수요 증가에 따른 인테리어 산업, 관광산업의 확대에 따른 운수사업, 

fast-food 산업, 여성용품 산업, 아동 및 노인 관련 산업 등이 새로운 성장산업으

로 등장하고 있다. 

  넷째, 중국의 내수시장을 공략하기 위해서는 중국내의 유통망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우리나라 투자기업의 대부분이 중소기업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현지 민간 

유통업체, 국유 유통업체 및 외자계 유통업체 등과도 전략적인 제휴를 강화함으로

써 이러한 취약점을 보완해야 할 것이다.64) 

63) 정영록, 『한국기업이 가야할 길』, 서울대학교 국제지역원, 2001, p.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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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나나나. . . . 新新新新산업 산업 산업 산업 분야 분야 분야 분야 시장선점 시장선점 시장선점 시장선점 노력노력노력노력 

  중국이 WTO가입으로 시장접근이 획기적으로 개선되는 분야는 금융, 보험, 유통, 

통신, 관광 등 서비스 시장이다. 그러나 우리 기업의 경우 지금까지 제조업을 중심

으로 한 중국 진출에만 힘써 왔고, 서비스분야의 경우에는 요식업과 무역업 등 극

히 제한적인 분야에만 진출하였다. 앞으로는 유통, 광고, 물류, 금융, 보험, 통신, 

인터넷, 관광, 컨설팅 등 보다 고부가가치를 낼 수 있는 업종에 대한 진출 노력을 

확대해야 할 것이다. 특히 중국의 WTO가입이후 통신과 인터넷 관련분야의 개방이 

확대되면서 한국IT관련 기업의 중국진출 기회도 확대될 것이다. 중국의 IT산업은 

아직 초기단계로서 법적․제도적인 장치가 부족한 시장이다. 따라서 진출기업에 대

한 잠재비용(hidden cost)이 크고, 위험도 큰 시장이다. 新산업 분야는 단독진출이 

어려운 만큼 중국기업과의 전략적 제휴가 바람직하며 한국진출 중국기업과의 중국

시장 공동진출 가능성도 타진해볼 필요가 있다. 그러나 중국진출에 있어서는 상당

한 준비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단계적인 진출전략이 필요하다.

 

   다다다다. . . . 서부지역에 서부지역에 서부지역에 서부지역에 대한 대한 대한 대한 진출 진출 진출 진출 확대 확대 확대 확대 필요필요필요필요 

  향후 10년간에는 서부지역에 대한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차원의 대대적인 투자가 

이루어짐으로써 서부지역이 새로운 성장지대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이 

지역에 대한 관심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특히, 각 지방정부의 산업정책, 외자기업

에 대한 우대정책 등을 감안할 때 다음의 분야에서 서부지역에 대한 진출가능성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첫째, 서부지역에 대한 중앙정부의 투자가 가속화되면서 

투자재, 건설장비 및 가전제품 등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서부지

역에서 전력망이 정비되면서 컬러 TV, 냉장고, 세탁기 등 가전제품의 수요 증가가 

예상될 것이다. 이들 가전제품의 신규수요만도 800만대를 넘을 것으로 추종되고 있

다. 둘째, 서북지역의 신강 위구르 자치구와 서남지역의 운남성은 중앙아시아와 인

도차이나반도와의 변경무역을 위한 중개 및 가공무역기지로서의 중요성이 부각될 

것이다. 셋째, 서부지역의 경우 풍부한 자원을 보유한 지역으로서 이들 지역의 부

존자원을 개발하고나 가공하는 분야에 대한 진출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넷째, 

64) 조수종, 전게논문, p.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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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기반이 상대적으로 발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서부개발의 전초기지로 부상하

고 있는 사천성, 중경시, 신강 위구르 자치구 등에 대한 투자를 고려해야 한다. 

  이상에서 중국시장의 상황변화와 중국의 역점사업인 서부대개발에 대한 잠재적 

가능성 등을 감안할 때 이제부터라도 우리의 중국진출 노력을 서부내륙으로 결집시

켜야 할 것이다.65)

   라라라라. . . . 저가 저가 저가 저가 수출 수출 수출 수출 지양지양지양지양 

  중국은 종래 자국산업 보호를 위해 주로 관세와 비관세 장벽에 의존했으나, WTO

가입 이후 반덤핑조사와 세이프가드 등 WTO규정에 부합되는 수단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지난 1997년과 1998년에 각각 2건과 3건에 불과했던 중국의 반덤핑조사는 

2001년 6건으로 늘었고, 2002년 들어 8월 9일 현재 세이프가드 1건을 포함해 9건을 

기록하고 있다. 밀어내기식 수출은 한국상품을 저가, 저급상품으로 고착화할 우려

가 있고, 자칫 중국 측에게 반덤핑 조사 등 수입규제의 빌미를 제공할 수도 있다. 

시장 수급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단순 가격경쟁력 보다는 차별화 위주의 제품개발 

및 마케팅 전략에 치중해야 한다.

   마마마마. . . . 경기흐름에 경기흐름에 경기흐름에 경기흐름에 대한 대한 대한 대한 정확한 정확한 정확한 정확한 판단판단판단판단 

  최근 중국은 수급불균형에 따른 디플레이션으로 인해 소비시장에서 수요측면의 

물가 하락세가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크며 이는 기업의 채산성 악화로 이어질 수

도 있다. 가격하락세가 특히 심한 가전제품의 경우, 제조상들이 상품가격 인하분을 

원부자재 공급상에게 전가하는 사례도 있어 부품 공급상 비율이 높은 한국 투자기

업의 경우, 거래선 다변화 등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

   바바바바. . . . 다양한 다양한 다양한 다양한 투자기법 투자기법 투자기법 투자기법 활용활용활용활용 

  중국의 외국인 투자 유치정책은 1990년대의 무조건적 도입단계를 지나 선별적 도

입단계로 이행하고 있다. 중국은 자국 산업고도화에 기여하는 기술도입을 선호하고

있어 對 중국 기술투자가 가능한 부분을 도출해야 한다. 저임금을 겨냥한 노동집약

65) 유진석, 『우리나라기업의 對中國 진출확대의 방향』, 삼성경제연구원, 2002, p.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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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제조업투자는 세제 등의 혜택도 제한적이며, 중국기업과의 관계에서 경쟁력 유

지도 점자 어려워지고 있다. 한편, 중국은 최근 M&A관련 법규정비에 나서면서 외국

기업의 중국기업 M&A 허용범위를 확대하고 있어 중국 M&A시장 진출 가능성도 적극 

모색해야 한다. 

  M&A투자는 외국기업에 있어 가장 큰 애로사항인 중국 내 유통망 부족의 문제점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사사사사. . . . 산업별 산업별 산업별 산업별 특화전략 특화전략 특화전략 특화전략 수립수립수립수립 

  중국의 산업구조 변화를 분석하고, 업종별로 산업간 또는 산업내 협력방안을 도

출하는 산업별 특화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중국은 세계 주요 기업들의 생산기지로 

급부상하고 있어 중국과 완제품 생산을 직접 경쟁하기보다는 핵심부품 및 소재, 중

간재 공급에 특화를 해야 하며, 이와 함께 지역별, 계층별로 세분화한 목표시장 설

정 후 마케팅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이다.66) 또한 중국의 WTO가입으로 향후 對 중국 

투자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한국내 산업공동화 대책을 민-연-관 차원에서 

본격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66) 한홍석, 『중국인의 시각으로본 중국의 정치, 경제와 한국기업』, 삼성경제연구소, p.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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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제5555장 장 장 장 요약 요약 요약 요약 및 및 및 및 결론결론결론결론

 제1절 요약 및 결론

  

  중국은 경제의 세계화를 진행하는 가운데 자국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각종 

개혁을 추진 중이며, 「동북3성 진흥계획」을 통한 일련의 개혁 움직임도 이와 같

은 목적을 담고 있다. 이러한 때에 한국기업들도 중국 국유기업의 구조조정 과정에 

참여하여 중국 국유기업의 주주로 진입할 기회를 잡고,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에너지나 식량 확보 차원, 혹은 동북아 각 나라와의 교역의 장으로서 동북3성 지역

을 적극 활용하여야만 한다. 중국의 동북3성의 재건이 중국의 동부연안 지역처럼 

빠른 속도로 성공적인 발전을 이룰 수 있을지에 대한 판단을 하기에는 아직 시기상

조이지만, 외환위기 이후 급격히 변화된 대내외적인 환경, 급변하는 국제무역구조

에서 한국 경제의 한 단계 질적 도약의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곳이 바로 중국

시장이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에 대한 통상정책의 방향의 전환이 필요하다.

 중국의  WTO 가입은 국제 통상질서의 재편이 이루어지는 계기이며, 따라서 우리의 

중국에 대한 통상정책의 변화가 불가피하다. 둘째, 한국과 중국에 해난 양국간의 

무역 확대균형을 위한 노력을 강화해야한다. 셋째, WTO 가입으로 시장이 크게 개방

되는 분야에 대한 우리기업의 진출이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지원

이 필요하다. 중국의 WTO가입으로 우리 기업의 중국진출에 대한 중국정부의 간섭이 

점차 완화되어 갈 것이나, 단기적으로는 새로운 진출기업의 허가과정에서 중앙 및 

지방정부가 정치적인 관계를 고려하여 결정하게 될 것이다. 특히 통신, 자동차, 금

융, 건설 등 서비스분야에 대한 우리 기업들의 중국 진출을 지원하는데는 정부의 

절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기업적인 측면에서는 중국시장의 단순한 생산기지로서가 아니라 내수시장에 진입

하기 위한 변화가 필요하다. 중국의 새로운 성장시장에 대한 관심을 확대하고, 이

를 선점하기 위한 마케팅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또한 중국의 내수시장을 공략하기 

위해서는 중국내의 유통망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국내 유통업체 및 외자계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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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업체들과 전략적인 제휴를 강화하여 이러한 취약점을 보완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한국의 투자전략은 실제 중국 전체의 시장이 목표일지라도 중국시장은 하

나의 통일된 단일 시장이 아니라 수백, 수천의 작은 시장이 모인 집합체라는 인식

을 이 필요하다. 중국시장은 우리나라와의 지리적 인접성으로 투자를 통한 많은 수

익이 예상되는 지역이다. 수익의 극대화를 위해서는 한국기업은 중국시장을 단순히 

임금이 저렴한 지역, 낮은 지가 및 많은 노동인력이라는 차원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앞에서 설명한 동북3성이 궁극적으로 추진하는 경제정책과 방향성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동북3성이 투자를 유치하려는 방향성과 우리의 투자

방향성이 일치해야 이 지역을 선점할 수 있을 것이다.

  중국에 대한 인식의 변화도 필요할 것이다. 중국은 자국산업 보호를 위해 주로 

관세와 비관세 장벽에 의존했으나, WTO 가입 이후 반덤핑조사와 세이프가드 등 WTO 

규정에 부합되는 수단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지난 1997년과 1998년에 각각 2건과 

3건에 불과했던 중국의 반덤핑조사는 증가추세에 있다. 밀어내기식 수출은 한국상

품을 저가, 저급상품으로 고착화할 우려가 있고, 자칫 중국 측에게 반덤핑 조사 등 

수입규제의 빌미를 제공할 수도 있다. 시장 수급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단순 가격

경쟁력 보다는 차별화 위주의 제품개발 및 마케팅 전략에 치중해야 한다.

  중국이 WTO가입으로 시장접근이 획기적으로 개선되는 분야는 금융, 보험, 유통, 

통신, 관광 등 서비스 시장이다. 그러나 우리 기업의 경우 지금까지 제조업을 중심

으로 한 중국 진출에만 힘써 왔고, 서비스분야의 경우에는 요식업과 무역업 등 극

히 제한적인 분야에만 진출하였다. 앞으로는 유통, 광고, 물류, 금융, 보험, 통신, 

인터넷, 관광, 컨설팅 등 보다 고부가가치를 낼 수 있는 업종에 대한 진출 노력을 

확대해야 할 것이다. 특히 중국의 WTO가입이후 통신과 인터넷 관련분야의 개방이 

확대되면서 한국IT관련 기업의 중국진출 기회도 확대될 것이다. 중국의 IT산업은 

아직 초기단계로서 법적․제도적인 장치가 미비된 시장이다. 따라서 진출기업에 대

한 잠재비용(hidden cost)이 크고, 위험도 큰 시장이다. 新산업 분야는 단독진출이 

어려운 만큼 중국기업과의 전략적 제휴가 바람직하며 한국진출 중국기업과의 중국

시장 공동진출 가능성도 타진해볼 필요가 있다. 그러나 중국진출에 있어서는 상당

한 준비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단계적인 진출전략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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