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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중국은 동북아시아에서 가장 큰 교역 규모를 가지고 있는 국가이며, 아시아를 포함한 전 세

계 국가의 수출대상국이다. 더욱이 중국은 세계 최대 강국인 미국과 함께 G2로 분류되면서 세계

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상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한국에 있어 중국은 1992년 국교를 수립한 이후 급속한 경제협력을 전개하면서 매우 긴밀한 

분업체제를 구축하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가장 큰 수출입 대상국으로 자리매김한 상태이다. 또한 

중국에 있어서도 한국은 2010년 중반 이후 네 번째로 큰 수출입 대상국이듯이 한중 양국은 심화

된 상호 의존 및 보완관계를 견지하면서 상대국의 외부경제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2010년 중반 이후 한중간 경제 협력은 적지 않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2017년 발

생한 한중간의 사드 문제를 비롯해 미중간의 패권경쟁과 장기간 이어온 코로나 팬데믹 현상에 따

른 중국의 보호무역정책 강화 등은 그동안 축적해 온 양국간 긴밀한 분업체제를 약화시키는 요인

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견해가 일반적이다. 더욱이 최근 IMF, OECD 등 국제기구에서 발표한 자료

에 따르면 2023년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4.4%와 4.6%로 내다 본 것으로 평균 8%대를 유지하던 

것에 비해서는 매우 낮은 성장률이다. 

중국의 성장률 하락 전망은 중국 내수시장은 물론 대세계 수출입 규모가 예상보다 빠르게 위

축될 가능성을 나타내고 있기에, 이에 따른 한국의 대중국 의존지향적 무역정책 변화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중국경제의 성장률 감속은 세계시장에서 치열한 경쟁을 전개하고 있는 한중 

양국 산업의 경쟁력 변화에도 지대한 영향이 예상된다고 할 수 있어, 보다 심층적인 한중의 의존

관계의 현주소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한다.  

이에 본 연구는 작금의 국제무역통상 환경과 질서의 급속한 변화가 한국과 중국 무역경쟁력

에 어떠한 변화를 야기하고 있으며, 구조적으로 어떠한 특징을 나타내고 있는가를 분석하고, 양국

의 산업간 상호의존관계에 대해 분석하여 한국의 대중국 무역정책의 전략적 방향을 고찰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2. 연구방법 

본 연구는 한중간 무역경쟁력에 대해 분석하는 것으로 하여, 전 산업을 분석대상으로 하되, 

제조업에 한하였다. 한중의 무역경쟁력을 분석하기에 앞서 한중간의 수출입현황을 분석하였으며 

기간은 2000년부터 2020년까지 5년 단위로 총 다섯 시점으로 나누어 HS코드 2단위 기준으로 

01에서 99까지 해당하는 전 산업을 제조업 중심으로 13개의 산업으로 나누어 산업구조 및 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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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의 변화를 동태적으로 파악하고자 하였다. 

한중간 무역경쟁력을 분석을 위해서 거래상대국에 대한 비교우위를 보는 무역특화지수(TSI)

와 특정 산업의 수출경쟁력을 판단하는데 사용되는 방법론인 현시대칭비교우위지수(RSCA)를 도

입하였다. TSI지수는 양국간 수출입 특화정도를 관찰하였으며, RSCA지수를 통해 양국의 수출경쟁

력을 비교분석 하였다. 

분석 통계는 UN COMTRADE의 통계자료를 사용하였으며, 대상은 HS코드 2단위 기준으로 

하여 총 99개의 산업분류를 농립수산업, 광업, 식료품, 섬유제품, 기타 경공업, 화학제품, 비금속

광물, 금속제품, 일반기계, 전기전자기계, 수송기계, 정밀기계, 기타 제조업 등 13개의 산업으로 

재분류하였다.  

<표 1> HS 2단위 기준 재분류 

  구분 HS 2단위 기준 
1 농림수산업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2 광업 25 26 27 

3 식료품 16 17 18 19 20 21 22 23 24 

4 섬유제품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5 기타 경공업 41 42 43 44 45 46 47 48 49 

6 화학제품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7 비금속광물 68 69 70 71 

8 금속제품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9 일반기계 84 

10 전기․전자기계 85 

11 수송기계 86 87 88 89 

12 정밀기계 90 91 92 93 

13 기타 제조업 64 65 66 67 94 95 96 97 98 99 

 

 

3. 관련연구 

중국을 대상으로 무역경쟁력을 분석한 관련 연구는 다음과 같다. 박창민(2020)은 현시대칭비

교우위지수(RSCA)와 무역특화지수(TSI), 시장대칭비교우위지수(MSCA)를 도입하여 한국의 조선

기자재 산업의 산업 및 품목별 대중국 수출입경쟁력을 분석하고 있다. 김은영·서창배(2020)는 한

국 ICT분야의 중요성에 입각하여 최근 한국이 ICT 관련 부품 공급 및 수급에 어려움을 겪으며 

점유율 하락 현상에 초점을 두고, 수출 경합관계에 있는 중국 사이에서 동 부품에 대한 안정적인 

공급과 자급률 제고 및 이를 통한 경쟁력 강화 방안을 분석하고 있다. 김지용(2018)은 한국의 철

강 산업이 기초 소재산업으로서 영향력이 큰 산업인 것에 초점을 맞추어 한국의 철강산업의 침체

를 극복하고자 동 산업에 대해 무역특화지수(TSI)와 시장별비교우위지수(MCA)를 사용하여 경쟁

력을 분석하여 구조적인 문제를 파악하고 이에 대응할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종합적으로 보면, 한중 양국간 무역경쟁력을 분석하며 산업 구조적인 특징을 분석하며 시사

점을 논하고 있다. 



 

 

4. 한중 수출입 현황 

한국의 대중국 수출액은 2000년과 2005년에 각각 3배, 2배 이상 급격하게 증가하였으며 이

후 증가폭은 둔화된 양상이나 한국의 전체 수출액에서 20% 상회하는 수준에 있다. 한편, 한국의 

대중국 수입액은 전체적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2005년에 전 시점 대비 3배 이상 급격하게 

증가한 양상을 관찰할 수 있다. 수입도 수출과 마찬가지로 전체 수입액의 1/4 가량 차지할 정도

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한국의 대중국 무역수지를 보면 2010년까지 흑자폭이 크게 확대되고 있으나 2020년에는 수

입액 증가와 동시에 수출액의 감소가 발생하여 흑자 규모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의 대한국 수출은 꾸준히 수출액이 증가하고 있지만 한국으로 수출하는 비중을 보

면 2010년 이후로 4% 중반 대에서 정체되어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 또한 2010년에 

1,383억 달러로 2005년에 대비하여 약 2배 대폭 증가하였고, 이후로도 잇달아 증가하고 있

었지만 2005년에 비중이 늘어났다 다시 감소하는 추세로 들어섰다. 무역수지는 2000년에서 

2015년까지 적자 119억 달러에서 적자 696억 달러로 적자가 대폭 확대되었지만 2020년에

는 수출액의 소폭 증가와 수입액의 소폭 감소로 인하여 무역수지의 적자가 소폭 완화되었다. 

 

<표 2> 한중간 수출입 현황과 특징 

(단위 : 억 달러, %) 

구분 연도 수출 수입 무역수지 

대중국 

2000년 185(10.7) 128(8.0) 57 
2005년 619(21.8) 386(14.8) 233 

2010년 1,168(25.1) 716(16.8) 453 

2015년 1,371(26.0) 902(20.7) 469 

2020년 1,326(25.9) 1,089(23.3) 237 

대한국 

2000년 113(4.8) 232(10.3) -119 
2005년 351(5.0) 768(11.7) -417 

2010년 688(4.5) 1,383(9.9) -696 

2015년 1,013(4.6) 1,745(10.4) -732 

2020년 1,125(4.4) 1,728(8.4) -603 
 

4.1 한국의 대중국 산업별 수출입 현황 

한국의 대중국 수출입 현황을 <표 3>에서 산업별로 보면 대부분의 산업에서 수출액이 점차 

증가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고, 전기·전자기계와 화학제품, 일반기계, 금속제품의 수출액이 대폭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기·전자기계는 전체 산업 가운데 가장 수출액이 급격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2020년에 540억 달러로 2000년에 34.3억 달러에 비해 16배 가까이 대폭 증가하였다. 화학제품

도 시점이 지나면서 연달아 대폭 증가하는 추세이고, 2020년에는 284.7억 달러로 2000년의 수출

액에 비해 6배 이상 대폭 증가하였다. 그 외에도 금속제품과 일반기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

는 추세인 것으로 관찰되었다. 

그러나 농림수산업과 식료품, 섬유제품, 기타경공업, 비금속광물, 기타 제조업은 한국의 비주력 

산업으로 한국의 대중 수출 비중이 적으며, 섬유제품과 기타 경공업의 경우 수출액이 감소하고 

있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 

수입에서도 수출과 유사하게 전기·전자기계와 화학제품, 금속제품, 일반기계에서 대폭 증가하

였다. 전기·전자기계는 전반적으로 수입액이 지속적으로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며 2020년에 

410.7억 달러로 2000년에 비해 15배 이상 크게 증가하였다. 한편, 금속제품의 대중국 수입은 

2015년까지 꾸준히 증가하였으나 이후 소폭 감소하였고, 수출과 다르게 섬유제품과 기타 제조업

에서는 수입액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동 산업의 적자폭은 더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산업별 한국의 대중국 수출입 추이 

(단위 : 억 달러) 

구분 
수출 수입 

2000 2005 2010 2015 2020 2000 2005 2010 2015 2020 

농림수산업 1.1  1.7  3.1  3.4  4.2  14.6  21.8  20.2  22.9  24.0  

광업 18.7  34.1  73.9  51.2  75.8  13.8  30.3  24.4  8.5  6.9  

식료품 0.4  1.6  4.0  8.2  10.3  2.5  6.4  10.5  12.2  16.7  

섬유제품 26.4  29.2  27.2  21.7  15.4  21.3  37.0  51.3  59.6  60.3  

기타 경공업 12.4  7.9  8.3  6.0  6.0  3.9  9.0  15.8  21.4  19.1  

화학제품 43.5  120.1  220.5  251.7  284.7  9.1  27.6  67.1  92.5  141.9  

비금속광물 2.0  3.4  4.3  7.3  11.7  2.1  10.8  21.0  28.4  29.7  

금속제품 18.1  62.5  81.6  73.8  86.9  13.8  68.5  114.0  128.1  100.3  

일반기계 20.3  97.2  144.0  151.2  174.1  10.5  47.3  87.0  102.0  152.9  

전기·전자기계 34.3  168.6  329.7  526.6  540.0  27.0  96.8  217.7  316.7  410.7  

수송기계 1.8  32.7  53.5  68.6  14.2  0.8  4.7  27.2  20.5  37.0  

정밀기계 1.5  53.9  212.2  192.9  97.1  3.6  9.8  30.7  45.5  32.4  

기타 제조업 3.9  6.2  6.0  8.6  5.3  5.0  16.3  29.0  44.2  56.9  

 

4.2 중국의 대한국 산업별 수출입 현황 

<표 4>는 중국의 대한국 수출입 현황을 산업별로 집계한 것으로 광업을 제외한 전체 산업이 

전반적으로 수출액이 증가하는 추이를 보였다. 전기·전자기계와 화학제품, 금속제품, 일반기계에

서 특히 수출액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관찰되는 가운데 전기·전자기계가 가장 급격한 변화를 보



이고 있다. 그 외에도 농림수산업과 식료품, 섬유제품, 비금속광물, 기타 제조업은 전체 산업 가

운데 적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계속해서 수출액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광업은 2005년 이후로 수출액이 감소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중국의 대한국 수출액은 증가하고 있는 추이를 보이고 있지만 2015년 이후에는 

한국의 주요 수출산업 중심으로 대한국 수출이 둔화 및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중국의 대한국 수입은 전기전자기계와 화학제품, 일반기계에서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특히 전기전자기계는 분석 시점 동안 수입액이 급격하게 증가하였는데 2020년에는 846.4

억 달러로 2000년보다 16배 이상 늘어났고, 전체 산업 가운데 압도적인 수입액을 보이고 있다. 

반면 수송기계와 정밀기계는 2015년 이후로 수입액이 대폭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섬유제품과 기타 제조업은 수출은 증가세에 있지만 수입은 현저하게 감소하고 있다. 

 

<표 4> 산업별 중국의 대한국 수출입 추이 

(단위 : 억 달러) 

구분 
수출 수입 

2000 2005 2010 2015 2020 2000 2005 2010 2015 2020 
농림수산업 13.3 21.4 23.0 26.5 27.4 0.9 1.5 2.0 2.0 2.4 
광업 11.3 28.7 24.8 20.5 20.5 20.3 35.7 79.9 68.6 85.1 
식료품 2.2 6.7 11.5 16.2 20.3 0.4 0.9 2.1 6.5 9.5 
섬유제품 23.8 40.7 52.9 88.8 87.9 31.1 28.9 26.3 21.6 15.9 

기타 경공업 3.5 8.8 13.5 22.7 25.5 17.5 10.5 9.9 8.9 7.7 
화학제품 8.3 26.2 61.6 90.0 138.2 54.6 142.2 240.4 277.7 290.6 

비금속광물 1.8 8.7 18.5 30.9 45.7 2.3 3.2 4.1 14.3 28.5 
금속제품 13.4 65.7 109.3 116.2 96.3 27.6 74.9 96.3 88.3 93.6 
일반기계 6.1 34.6 87.2 93.4 145.1 19.9 73.2 151.1 174.6 214.4 

전기·전자기계 19.4 82.4 200.1 388.0 364.0 50.9 257.7 486.5 814.8 846.4 
수송기계 4.5 8.2 33.0 22.7 30.6 1.2 21.3 41.1 51.3 14.4 
정밀기계 1.6 8.7 30.5 43.9 35.4 2.7 114.2 231.0 210.7 114.7 

기타 제조업 3.7 10.4 21.9 53.2 88.1 2.7 3.9 12.6 5.9 4.4 
 

 

5. 한중 산업별 무역경쟁력 변화 

5.1 한중 산업별 비교우위 변화 

한국의 대중국 비교우위(무역특화지수; 이하 TSI 지수)가 전반적으로 약화되고 있는 것으로 

관찰되며, 산업별로 보면 화학제품과 정밀기계는 압도적인 비교우위를 보이고 있으나, 동 산업은 

비교우위 정도가 연달아 하락하고 있다. 화학제품은 2000년에 0.6556에서 2020년에 0.3346으로 

절반 가까이 비교우위 정도가 약화되었고, 정밀기계는 2000년에 비교열위 정도가 -0.4196으로 

큰 편이었지만 이후 비교우위 산업으로 전환하면서 강화되다 2010년 이후 약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전기·전자기계는 한국의 대중국 전기·전자기계의 수출입 변화를 보면 수출과 수

입 모두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수출과 수입이 동시에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어 

비교우위의 변화는 다른 지수들에 비해 크지 않은 것이 특징이다. 

반면, 농림수산업을 포함하여 섬유제품과 기타 제조업, 기타 경공업은 중국에 대해 비교열위

에 있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그중에서도 농림수산업이 압도적인 수입특화 정도를 보이고 있어, 경

쟁력이 가장 취약한 산업이라고 할 수 있다. 

중국의 대한국 TSI 지수는 전반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경쟁력이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산

업별로 보면 농림수산업을 포함하여 식료품, 섬유제품, 비금속광물, 기타 제조업에서 대한국 비교

우위를 보이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농림수산업이 분석 시점 동안 평균적으로 0.8 이상 TSI 지수

를 나타내 압도적인 비교우위를 보이고 있다. 식료품에서도 대한국 비교우위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2005년 이후 비교우위가 낮아지면서 2015년에는 0.4284로 대폭 약화되면서 연이어

서 약화되는 추세이다. 섬유제품과 기타 경공업, 기타 제조업은 2000년을 기점으로 대한국 수출

특화 정도가 높아지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한편, 중국의 주력 수출산업인 화학제품을 비롯하여 광업과 정밀기계, 일반기계, 전기·전자기

계는 비교열위를 보이고 있다. 그중에서도 화학제품과 정밀기계의 대한국 비교열위 정도가 매우 

큰 산업으로 관찰되었다. 그러나 화학제품은 5개 시점 동안 연속적으로 대한국 비교열위 정도가 

약화되고 있으며, 정밀기계도 2005년 이후 꾸준히 개선되고 있다. 

반면, 광업은 2010년을 기점으로 하여 –0.5260으로 TSI 지수가 대폭 하락하면서 수입특화 

정도가 심화되면서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또한 전기·전자기계는 다섯 시점 동안 

–0.3 이상 비교열위가 비교적 큰 편이지만, TSI 지수의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면서 비교열위가 점

차 약화되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해보면 광업과 식료품을 제외하면 중국의 대한국 비교우위는 전반적으로 개선 및 강화되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섬유제품과 기타 경공업, 기타 제조업이 중국의 전반적인 비교우

위 강화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에 추가적으로 화학제품과 정밀기계, 일반기계도 함께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관찰된다. 

 

<표 5> 한중간 산업별 비교우위(TSI 지수) 변화 

구분 
한국의 대중국 중국의 대한국 

2000 2005 2010 2015 2020 2000 2005 2010 2015 2020 

농림수산업 -0.8614 -0.8581 -0.7299 -0.7418 -0.7039 0.8711 0.8671 0.8372 0.8575 0.8369 

광업 0.1508 0.0577 0.5041 0.7140 0.8341 -0.2848 -0.1084 -0.5260 -0.5393 -0.6116 

식료품 -0.7114 -0.5918 -0.4465 -0.1985 -0.2381 0.7149 0.7545 0.6867 0.4284 0.3636 

섬유제품 0.1076 -0.1183 -0.3067 -0.4673 -0.5929 -0.1325 0.1704 0.3352 0.6091 0.6931 

기타 경공업 0.5232 -0.0642 -0.3095 -0.5597 -0.5199 -0.6656 -0.0897 0.1557 0.4372 0.5374 



화학제품 0.6556 0.6258 0.5333 0.4627 0.3346 -0.7365 -0.6890 -0.5923 -0.5106 -0.3553 

비금속광물 -0.0080 -0.5200 -0.6597 -0.5914 -0.4346 -0.1169 0.4631 0.6395 0.3664 0.2316 

금속제품 0.1352 -0.0458 -0.1659 -0.2686 -0.0712 -0.3450 -0.0653 0.0631 0.1361 0.0143 

일반기계 0.3180 0.3450 0.2471 0.1944 0.0648 -0.5329 -0.3587 -0.2684 -0.3030 -0.1927 

전기·전자기계 0.1183 0.2705 0.2047 0.2490 0.1360 -0.4476 -0.5155 -0.4171 -0.3548 -0.3985 

수송기계 0.3991 0.7503 0.3259 0.5396 -0.4466 0.5691 -0.4440 -0.1098 -0.3854 0.3596 

정밀기계 -0.4196 0.6932 0.7472 0.6185 0.4999 -0.2758 -0.8588 -0.7668 -0.6554 -0.5285 

기타 제조업 -0.1219 -0.4511 -0.6588 -0.6752 -0.8295 0.1581 0.4504 0.2689 0.8013 0.9056 

 

5.2 한중 산업별 수출경쟁력 변화 

한국의 대중국 수출경쟁력(현시대칭비교우위지수; 이하 RSCA지수)은 수송기계가 압도적으로 

경쟁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광업은 점차 경쟁력이 증가하고 있는 반면에 농림수산업은 압도

적으로 경쟁력이 약하며, 기타 제조업과 섬유제품, 기타 경공업은 점차 경쟁력이 약화되어가고 있

다. 한편, 한국의 주요 산업인 화학제품과 금속제품, 일반기계, 전기·전자기계의 수출경쟁력은 화

학제품을 제외하면 수출경쟁력이 약하거나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반면, 농림수산업은 수출

경쟁력이 소폭 증감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지만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면서 전 산업 가운데 압도적

으로 수출경쟁력이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한국의 주요 산업보다는 중국의 주요 산업 중심으로 수출경쟁력이 약화되어가고 있으며, 수

출입이나 비교우위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산업인 광업과 식료품의 수출경쟁력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오히려 수출입 규모가 큰 전기·전자기계는 수출경쟁력이 약화되어가고 

있다.  

중국의 대한국 수출경쟁력은 한국과는 다르게 전반적으로 수출경쟁력이 강화되어가고 있다. 

중국의 주요 산업인 섬유제품과 기타 제조업은 점차 수출경쟁력이 증가하면서 압도적으로 강하며, 

농림수산업 또한 압도적으로 수출경쟁력이 강하다. 반면 광업과 수송기계는 경쟁력이 매우 취약

하며, 식료품은 점차 약화되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별로 보자면 농림수산업과 기타 제조업이 압도적으로 수출경쟁력이 높으며, 이어서 농림

수산업과 섬유제품, 기타 경공업이 경쟁력이 높다. 이들 가운데 섬유제품과 기타 제조업은 중국의 

주요 산업으로 점차 경쟁력이 높아져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중국의 주요 산업에 대한 수출경쟁력은 높으나 한국의 주요 산업에 대한 수출경쟁력은 약하거나 

거의 없는 것으로 관찰된다. 화학제품은 지수가 점점 하락하면서 경쟁력이 약화되어가고 있고, 금

속제품은 RSCA 지수가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지만 2020년에는 경쟁력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일반기계와 전기·전자기계는 2010년 이후 연달아 약화되고 있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  



종합적으로 보았을 때 중국의 주요 산업에 대한 수출경쟁력은 강화되고 있거나 압도적으로 

강한 편이지만 한국의 주요 산업이나 성장하고 있는 산업에 대해서는 수출경쟁력이 거의 없거나 

압도적으로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한중간 산업별 수출경쟁력(RSCA지수) 변화 

구분 
한국의 대중국 중국의 대한국 

2000 2005 2010 2015 2020 2000 2005 2010 2015 2020 

농림수산업 -0.5975 -0.5979 -0.5652 -0.5891 -0.5281 0.5975 0.5979 0.5652 0.5891 0.5281 

광업 0.2019 0.3451 0.5736 0.6434 0.5624 -0.2019 -0.3451 -0.5736 -0.6434 -0.5624 

식료품 -0.4819 -0.3692 -0.2841 -0.1605 0.0096 0.4819 0.3692 0.2841 0.1605 -0.0096 

섬유제품 -0.3055 -0.3530 -0.6220 -0.6362 -0.6740 0.3055 0.3530 0.6220 0.6362 0.6740 

기타 경공업 -0.3236 -0.4985 -0.5340 -0.5881 -0.5601 0.3236 0.4985 0.5340 0.5881 0.5601 

화학제품 0.1067 0.2319 0.2228 0.2207 0.2503 -0.1067 -0.2319 -0.2228 -0.2207 -0.2503 

비금속광물 -0.1710 -0.4633 -0.3317 -0.5447 -0.2904 0.1710 0.4633 0.3317 0.5447 0.2904 

금속제품 0.0106 0.0489 0.1014 0.0390 0.0956 -0.0106 -0.0489 -0.1014 -0.0390 -0.0956 

일반기계 0.2320 -0.1831 -0.2752 -0.1505 -0.1236 -0.2320 0.1831 0.2752 0.1505 0.1236 

전기·전자기계 0.1857 0.1119 -0.0181 0.0039 0.0643 -0.1857 -0.1119 0.0181 -0.0039 -0.0643 

수송기계 0.5849 0.6775 0.5909 0.6327 0.5507 -0.5849 -0.6775 -0.5909 -0.6327 -0.5507 

정밀기계 -0.4184 0.0758 0.3913 0.2772 0.1085 0.4184 -0.0758 -0.3913 -0.2772 -0.1085 

기타 제조업 -0.6531 -0.7644 -0.8196 -0.7902 -0.8747 0.6531 0.7644 0.8196 0.7902 0.8747 

 

 

6. 결론 

본 연구는 2000년부터 2020년까지 5개의 시점으로 나누어 한중간 수출입 구조 변화와 특징

을 검토하고, 양국간 비교우위와 수출경쟁력 변화의 구조적 특징을 비교 분석하는 데에 초점을 

두어 동태적 분석을 하였다. 

본 연구가 시사하는 바로는 첫째, 한중간 교역규모가 커지면서 상호 의존 및 보완관계는 심

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중간 경제협력 강화를 견인하는 산업으로는 전기․전자기계, 화학

제품, 금속제품, 일반기계 등이 핵심이며, 동 산업은 한중간 긴밀한 상호 분업체제 심화를 대변한

다고 할 수 있다. 

둘째, TSI 지수로 본 한국의 대중국 비교우위는, 5개 시점동안 전반적으로 약화되고 있음이 

확인된 반면, 중국의 대한국 비교우위는 일정 수준을 꾸준히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그러나 한국의 핵심 수출산업인 전기·전자기계와 화학제품, 금속제품 등의 비교우위에 입각한 수

출특화 정도는 계속 확보 및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RSCA 지수로 본 한국의 수출경쟁력은 전반적으로 약해지고 있는 반면 중국은 2010년 

이후 강화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주요 수출산업인 전기․전자기계와 화학제품, 금속제품은 지속



적으로 경쟁력이 강화되고 있으며, 이는 미국시장에서도 동일하게 발생하고 있다. 중국의 주요 교

역 산업인 섬유제품을 포함한 전기․전자기계, 일반기계, 기타 제조업은 꾸준히 미국 및 세계시장

에서의 비교우위 향상으로 수출경쟁력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한국과 중국의 핵심 수출산업인 전기·전자기계와 화학제품, 금속제품은 양국 모두 경쟁

력이 강화되고 있어 향후 한중 양국간 분업체제 하에서의 상대국에 대한 기술적 보호 및 견제는 

한층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중국에 비해 한국의 대중국 의존도가 매우 높은

데 기인한다. 

마지막, RCEP의 발효, CPTPP 참여 등 동북아시아 역내를 둘러싼 메가 FTA의 흐름은 최근 

확산되고 있는 주요 선진국의 보호무역정책과 공존하면서 시장개방을 더욱 촉진시킬 것으로 예상

된다. 이를 고려하면 한중 모두 주요 수출산업을 제외한 농림수산업, 식료품, 기타 경공업, 비금

속광물, 기타 제조업 등 상대적으로 비교열위인 산업 보호 및 육성을 위한 정책적 대책 마련이 

요구되며, 이를 통해 본격적인 시장개방에 따른 피해 방지 및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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