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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교역 장기추이(`92~`22, 억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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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한국무역협회, 한국무역통계



(참고) 중국측 집계에 따르면……

수출 수입 수지

2022년 1,641 2,002 -361

2021년 1,505 2,136 -630

2020년 1,130 1,734 -604

2019년 1,109 1,736 -626

2018년 1,088 2,044 -956

자료: 한국무역협회 중국무역통계

2021 수출 수입 교역 수지 2022 수출 수입 교역 수지

미국 5,764 1,795 7,559 3,970 미국 5,816 1,777 7,593 3,159

일본 1,658 2,062 3,720 -404 한국 1,641 2,002 3,643 -361

한국 1,505 2,136 3,641 -630 일본 1,731 1,848 3,579 -116

대만 784 2,515 3,299 -1,731 대만 813 2,402 3,215 -1,211

독일 1,152 1,200 2,352 -48 베트남 1,476 879 2,355 42

베트남 1,379 923 2,302 457 독일 1,162 1,114 2,276 459

호주 665 1,622 2,287 -957 호주 790 1,407 2,197 -489

한중무역 중국의 무역 상대국 순위



대중 무역수지 감소의 원인?

• 반도체? (MTI 4단위)

- 2021년에는 총 흑자가 243억불이었는데 반도체에서의 흑자가
271억불 (반도체를 빼면 적자)

- 그런데 2022년 반도체 흑자 감소는 불과 7억불 (반도체 수입이
늘긴 했지만 수출금액 역시 증가)

- 2022년 전체 무역수지가 감소한 주요 원인이 반도체는 아님

• 반도체 과몰입 현상 경계 필요



2021년 대비 2022년 대중 수출감소 및 수입증가 10대 품목(억불)

수출감소 수입증가

총계 -71 총계 160

TV카메라및수상기 -20 기타정밀화학원료 70

평판디스플레이 -13 집적회로반도체 29

화장품 -13 축전지 23

반도체제조용장비 -13 평판디스플레이 9

합성수지 -6 알루미늄조가공품 4

광학기기부품 -4 자동차부품 3

자동차부품 -4 편직제의류 3

기타석유화학제품 -3 제어용케이블 2

석유화학중간원료 -2 합성수지 2

기타플라스틱제품 -2 직물제의류 2

동괴및스크랩 -1 신발 2



대중 무역수지 감소 = 수출감소 71억 + 수입증가 160억

• 수출감소 품목들

- 중국 자체 생산 증가(합성수지, 기타석유화학제품, 석유화학중
간원료, 기타플라스틱제품)

- 가성비 한국을 추월 (TV카메라및수상기, 평판디스플레이, 광학
기기부품)

- 한국기업의 재중국 조업활동이 부진(자동차부품)

- 코로나로 인해 중국의 경기가 부진(화장품)

- 미국의 제재로 중국내 설비 업그레드에 어려움 (반도체제조용
장비)



• 수입증가 품목들

- 중국산 소재에 대한 의존이 커짐(기타정밀화학원료, 축전지, 알
루미늄조가공품)

- 중국과의 밸류체인 심화(집적회로반도체)

- 중국의 가성비가 한국의 생산을 대체(평판디스플레이, 자동차부
품, 합성수지)

- 여전히 저임금가공물을 의존(편직제의류, 직물제의류, 신발)

대중 무역수지 감소 = 수출감소 71억 + 수입증가 160억



나쁜 무역적자와 좋은 무역적자

• 나쁜 무역적자의 예: 한국 제품이 중국의 가성비에 밀려남 (디스
플레이)

- 2021~2022년 삼성디스플레이는 LCD 설비와 특허를 중국 기업
인 CSOT에 모두 매각하고 관련 업종에서 완전 철수

- 최대 경쟁자인 BOE(京東方)을 견제하기 위해 제2의 경쟁자를
키워주는 고육책이기도 함

- 작년에 디스플레이에서 나타난 13억불의 수출감소와 9억불의
수입증가가 나쁜 무역적자의 예



나쁜 무역적자와 좋은 무역적자

• 좋은 무역적자의 예: 중국 기업이 한국에 투자하여 한국에서의 조업을
위해 중국산 중간재와 소재를 수입

- 최근 중국의 전기차 업체와 배터리 소재 업체들이 군산, 구미, 충주 등
지에 투자 (지리(吉利)자동차, 화유(華友)코발트, 롱바이(容百) 등

- 이들의 한국 투자는 현지에서 고용을 창출하고 우리나라 산업 발전에
긍정적으로 작용

- 2000년대초 한국의 기술을 흡수하려던 것과는 전혀 다른 유형의 투자

- 전기차 생산과 운용에 있어서 중국은 세계적인 수준, 갈수록 치열해지
는 배터리 소재 확보 경쟁에서도 중국은 다른 나라들에 한 발 앞서 있
음

- 이러한 분야에서 중국이 한국에 투자하면 우리나라의 산업 경쟁력과
공급망 안정에 큰 도움

- 그로 인해 무역수지가 적자를 보더라도 충분히 감수할 가치가 있음



전망/인식/대응(1)
밸류체인에서 우리의 위치

• 앞으로도 좋건 나쁘건 대중국 무역수지는 감소할 가능성이 큼

• 좋은 무역적자는 그동안 한국기업이 주체가 되어 중국에게 구사

- 즉 한국기업이 중국에 투자하여 한국에서 중간재를 수입했고, 중국
에서는 고용과 부가가치를 창출

• 이제 중국기업이 주체가 되어 한국에게 같은 상황을 구현하기 시작

- 한중간 수직분업 구조가 역(逆)으로 구성될 수도 있음

• 한편, 한국이 과거 중국에게 구사했던 무역흑자를 이제 베트남
(2022년, 342억불)에서 구현하고 있는 것도 하나의 자연스런 현상임

• 결국 누가 누구에게 흑자를 보느냐는 좁은 시각에서 벗어나 밸류체
인에서 우리나라의 위치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함



전망을 위한 핵심요소(1)
가까워지는 동아시아 평준화(East Asia Parity) 시대

• 2022년 1인당 GDP
- 대만 $35,513
- 일본 $34,358
- 한국 $33,592

2021년 중국의 지역별 1인당 GDP($)

자료: https://en.wikipedia.org/wiki/List_of_Chinese_administrative_divisions_by_GDP_per_capita

• 과거와 같은 직관적인 비교우
위의 소멸

• 과학기술 능력과 제조능력이
결합된 역동적 비교우위가 작
동될 것



장기전망을 위한 핵심요소(2)
한국과 중국의 과학기술/산업경쟁력

• ASPI(호주 전략정책연구소)의 과학기술 수준 연구에 따르면 중국은 44개 분
야 중 37개에서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보유함 (미국은 7개)

- 학술지 게재, 인용, 연구기관의 개수와 질 등을 포함

ASPI’s Critical 
Technology 
Tracker(2023)



전망을 위한 핵심요소(2)
한국과 중국의 과학기술/산업경쟁력

• 우리나라도 적지않은 존재감을 보이고 있으나 일본과 대만의 존재는 약함
- 5위 안에 포함된 숫자(韓 20, 日 4, 台 0)



전망을 위한 핵심요소(3)
반도체에서 미국의 제재와 중국의 돌파 가능성

• 중국이 이와 같은 과학기술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이 억제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업종이 반도체

- 배터리 분야에서는 도리어 미국이 중국 기업을 유치하고 있음
- 양자역학이나 AI 등의 기타 민감기술에서는 미국이 중국을 견제할 여지가

별로 없음
• 미국은 최근 미국 보조금을 받는 외국 기업의 대중국 투자 제한 가이드라인

을 발표함으로서 중국의 반도체 수준을 범용기술로 한정시키려는 의도를 분
명히 함

• 중국이 이 제재를 돌파할 것인지는 그 자체로 거대한 블랙박스
- SMIC의 DUV를 활용한 7nm칩 생산(2022. 7.), YMTC의 232단 낸드 플래시

(2022.11.) 등 전혀 예측하지 못한 성과가 나오곤 하는데 그것이 진정한 혁신
인지? 양산으로 이어지는지 등에 대해서는 판단 보류

- 중국이 수율이 떨어지는 자국 반도체를 억지로 소비하며 학습곡선을 진행시
킬 가능성도 있음



세계 시장에서 수용 여부

O X

검약형 혁신
 중국 코로나19 백신  북한 탄소하나(C1) 공업체계

 DUV를 활용한 더블패터닝으로 7nm 칩 생산

돌파형 혁신

 독일 Harber-Bosch process (1913년)

 중국 배터리 소재 기술

 중국 고속철도 차량제작 및 철도시공 기술

 중국 바이두 자율주행 시스템

 소니만의 다양한 표준들

 화웨이 5G 기술

 세계최초 3차원 양자 홀 효과(Hall Effect) 관측

 세계최초 원자급 그래핀(Graphene) 접힘 실현

 세계최초 이성(isokerism)융합 두뇌형퓨터칩 톈지신(天机芯) 개발

(참고) 제재속 혁신의 4가지 경로 및 그 사례

자료: 최필수(2022) 14.5 계획 이후 중국의 경제안보형 산업정책의 양상



전망/인식/대응(2)
공장으로서의 중국

• 공장으로서의 중국의 위치는 쉽게 대체되기 어려움

- 중국의 경쟁력이 올라가니까 중국을 떠나야 한다?

• 2022년 LG엔솔의 중국 공장은 중국 전기차 배터리 수출 2위를 기록

- 중국 내수업체가 아닌 상하이 테슬라에 납품하여 얻은 실적

• 중국에서는 전세계 노트북의 90%, 스마트폰의 70%, 자동차의 33%가 생
산됨

- 애플, 대중국 의존도 10% 감축 8년 소요 전망(블룸버그, 2022)

• 결국 우리나라의 배터리, 반도체 기업은 중국을 떠날 상업적 이유는 하나
도 없음

• 미국의 제재와 제재유예를 슬기롭게 활용하여 세계의 공장, 중국에서의
입지를 다져야 함

- 미국의 제재가 중국의 기술수준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음도 직시



전망/인식/대응(3)
뚜렷한 비교우위가 없는 양측이 어떻게 접점을 찾아 윈윈할 것인가?

독일측

주체

협력분야 사례

중국제조 2025 관련 실제활동

정부 양자간협력 스마트제조, 제조4.0

교통

에너지

교육및연구

양해각서체결

도시자매결연등전략적파트너쉽

정기적자문

협동연구자금지원

정부관련기관 국제협력지원

인재교류

연구자금지원

스마트제조, 제조4.0

엔지니어링

자연과학

생명과학

연구ㆍ훈련및학제간연구지원 (멘토링, 상호방문, 워크샵등)

협동학위과정

독일연구재단(DFG)과국가자연과학기금(NSFC)의연구협력, 중-독
센터(CDZ)

독일학술교류서비스(DAAD)의 “전략적파트너쉽및 주제별네트워크”, 
연구프로젝트와파트너쉽발굴

TU9 (독일의
9대기술대학)

기초및응용연구 스마트제조, 제조4.0

전자제어시스템

사이버-실물시스템

기계공학/∎나노과학

신에너지자동차와배터리/∎신소재

중국에특화된대학간전략적파트너쉽

중국현지사무소, 시장개척

복수학위프로그램과공동학위과정

인재교류와훈련

협동연구프로젝트, 그룹, 연구실, 센터

연구기관및기업간협력협정

비대학연구기관 기초연구 화학

물리학

바이오의약

계산생물학

중국에특화된전략, 현지사무소, 협력프로젝트센터

부처간, 대학간, 학술기관및지방정부간전략적협력협정

로컬연구및파트너그룹

인재채용, 교환, 훈련

산업파트너쉽을위한시장개척, 라이선싱, 계약연구

Fraunhofer IAO와중국국가급핵심스마트제조연구소와의협력

Helmholtz의 "Initiative and Network" Fund 공동연구지원활동

응용연구 스마트제조, 제조4.0

엔지니어링

자동화

클라우드컴퓨팅

인공지능로봇응용

기초및응용연구 항공/∎교통 /∎보건

<중국-독일 다층적 협력 사례, Zenglein and Holzmann(2019)>



전망/인식/대응(4)
중국 밖에서 만날 중국

• 인건비와 같은 명백한 비교우위가 필요한 업종은 이제 중국을 떠날
때가 됐음

• 그 경우 제3의 지역에서 우리가 만날 가장 큰 경쟁 혹은 협력 상대
도 중국일 가능성이 큼

• 중국은 개도국에서 우리보다 훨씬 큰 경제적 저변을 가지고 있으나, 
동시에 여전히 제3국과 협력할 유인을 가지고 있음

- 중-아프리카 협력 포럼, LMDC, BRICSS, SCO 등

- 다른 나라가 중국에 대해 가지고 있는 경계심과 부담감이 작용



전망/인식/대응(5)
시장으로서의 중국

• 우리가 진정으로 재점검해야 할 것은
“소비재 5%론”, “중국 보복 불가능론”
등으로 중국과의 경제관계를 스스로 제
한했던 것

- 우리가 가벼이 여긴 5%는 장차 10%, 
20%로 키워 나갔어야 할 자산이었음

- 중국이 공장에서 시장으로 변모한다는
것이 세계 경제의 가장 중요한 추세인데
도 우리는 5%에서 상상력을 멈춰버렸
음

- 중국 시장으로의 접근 확대를 국가적 정
책목표에 포함시켜 체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수출 수입

2021 2022 2021 2022

1차산품 1% 1% 1% 1%

소비재 5% 5% 13% 12%

자본재 14% 10% 21% 19%

중간재 80% 84% 64% 68%

기타 0% 0% 0% 0%

가공단계별 대중국 수출입 구조



중국식 현대화 경제부문 당면과제(1)
사회주의 국가통제 강화분야

• 국가주도 과학기술 발전

- (동아시아적) 국가주도 발전국가 모형 + 제재돌파 필요

- 민간 창업을 해치지 않고 달성해야 하는 어려움

• 사회안정을 위한 기업관리

- “공유제를 기반으로 한 혼합소유제”

- 모든 기업에 당조직 설립 요구 및 역할 강화

- 은감위+보감위 통합, 증감위 독자 존재

- 외국기업의 상장을 허용하는 모순적인 정책도 등장



• 부동산세 도입 및 토지관리 제도 정비

- 세계에서 가장 신자유주의적인 토지 제도 보유

- 못하는가 안하는가?

• 노동자 보호

- 어용노조(工會)의 존재와 농민공으로 인해 노동자 처우 매우 열악

• 분배제도 개혁

- 1차분배: 자본/노동 사이의 본원적 분배 열악

- 2차분배: 저소득층 소득세 감면과 누진세율은 높지만 토지보유세, 
상속세 부재, 지나치게 높은(17%) 소비세

- 3차분배: 공산당의 신조어. 기업들의 사회공헌 제도화?

중국식 현대화 경제부문 당면과제(2)
신자유주의 완화가 필요한 분야



•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거시경제 시스템 구축

- 금리자유화 성과, 그러나 여전히 “진정한 금리시장화” 과제

- 지방채권 도입 성과, 그러나 진정한 지방재정 건전화 과제

- 자본계정 미개방, 관리변동 환율제도 유지 상태: (금융위기 위험을
무릅쓰고 자본계정을 개방해야 하는가?)

• 데이터 거버넌스

- 빅테크기업 규제는 전세계적 현상

- 플랫폼 기업이 행사하는 독과점 횡포를 어떻게 막을 것인가?

- 데이터의 가치를 어떻게 대차대조표에 표현할 것인가? 데이터는
인민의 것인가, 기업의 것인가?

중국식 현대화 경제부문 당면과제(3)
전세계가 공통으로 직면한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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