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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ICT 산업의 對중국 수출 경쟁력 변화 

유재선(동의대), 이경구(동의대) 

 

1. 서론 

 

일본 ICT 평가 지표는 우수한 수준이다. 특히 이동전화 가입률 및 이동통신 가입률은 

각각 160%와 223%로 매우 높다, 그러나 유선 브로드밴드 가입률 및 인터넷 사용 비중

은 한국 대비 열위에 있다. 또한, 인적 자원 및 연구, 인프라, 지식 및 기술 생산, 창조적 

생산 등을 기준으로 평가한 글로벌 혁신지수1는 2022년, 53.6점으로 세계 12위를 기록하

였는데, 6위를 기록한 한국에 비해 낮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다. 일본은 최근 행정, 비지니

스 등 사회 전반 디지털화 지연이 비효율을 초래한다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는 코로나 19 사태를 계기로 더욱 부각되었다. 이에 최근 일본은 반도체 주권 회복 

및 고품질 반도체 생산을 위한 투자 확대와 공공부문의 디지털화 촉진을 위하여 2021년 

9월 디지털청(Digital Agency)을 출범 및 ICT 디지털화 추진을 위한 다양한 세미나·포

럼 개최, ‘2022 ICT 백서를 발간, ‘아세안 스마트∙시티 네트워크(ASCN)’회합 참가 및 

디지털 스킬 표준 정리 반도체 및 여러 산업 부문의 디지털화를 겨냥한 활동을 확대 진행

해 나가고 있다.  

한편 중국의 글로벌 혁신지수는 세계 11위로 일본보다 한 단계 우위에 있다. 중국 정

부는 2015년 5월부터 제조업 진흥책 ‘중국제조 2025(Made in China 2025)’프로젝트를 

진행해 오고 있다. 해당 프로젝트는 핵심 부품 및 자재의 국산화율을 2025년 70%까지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2049년까지 중국을 선도적인 제조 국가로 변모시키고자 하는 것이

다. 또한, 중국 정부는 2023년 2월 27일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와 국무원 공동으로 국

가 디지털 전략 마스터플랜에 해당하는 ‘디지털 중국 건설 규획’을 공개하였다. 여기서 

중국 정부는 ‘디지털 중국’이 디지털 시대의 중국식 현대화를 주도하는 전략이며, 새로

운 국가 경쟁의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기반임을 강조하고 있다. 

이처럼 일본과 중국을 포함한 세계 각 국가들은 ICT 산업에서의 경쟁력 우위를 확보하

고 경제발전을 꾀하기 위해 정책적 전략을 수립하여 적극 실행해 나가고 있다. 이와 같이, 

4차 산업혁명 및 글로벌 디지털 시대로의 대전환으로 인해 ICT 산업의 중요성이 날로 커

지는 바, ICT 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활발한 연구가 요구된다고 판단된다. 더욱이 

ICT 산업 연관성 및 일본과 중국의 지리적 근접성 고려하면 최근 제조업 국산화를 활발

히 추진하고 있는 중국에 대한 일본의 ICT 산업의 수출 경쟁력 변화에 관한 연구는 학문

적, 정책적으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겠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중국 시장에

서의 일본 ICT 산업의 수출 경쟁력과 산업 내 무역구조를 고찰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1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의 글로벌 혁신지수(Global Innovation 
Index)는 134 개 국가들을 대상으로 혁신을 자극하여 경제에 기여하는 혁신 투입 및 혁신 활동의 
결과물인 혁신산출로 구성되어 있다. 산출에는 지식 및 기술 산출(지식 창조, 지식 영향, 지식 
융합)과 혁신산출(무형자산, 창조적 재화와 서비스 등)이 세부 지수로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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２. 연구방법 및 자료수집 

  

２-1. 연구 방법  

 

 본 연구에서는 현시비교우위지수(Revealed Comparative Advantage: RCA, 이하 

RCA로 표기)를 변형한 대칭적 현시비교우위지수(Revealed Symmetric Comparative 

Advantage Index: RSCA, 이하 RSCA로 표기) 분석 방법을 통해 수출 경쟁력을 분석했다. 

RSCA 분석은 양적인 측면에서의 경쟁력 분석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보다 객관적인 분석 결과를 도출을 통한 학문적,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기 위해 산업 내 

무역(Intra-Industry Trade: IIT, 이하 IIT로 표기) 분석을 이용하여 중국 시장에서의 일본 

ICT 산업의 질적인 측면에서의 무역경쟁력 변화도 함께 고찰하였다. 한편, 산업 내 무역

(IIT)은 수직적 산업 내 무역(Vertical Intra-Industry Trade: VIIT, 이하 VIIT로 표기)과 

수평적 산업 내 무역(Horizontal Intra-Industry Trade: HIIT, 이하 HIIT로 표기)으로 분

류하고, HIIT는 다시 우위 품질의 수직적 산업 내 무역(High Quality Vertical Intra-

Industry Trade: VIITH, 이하 VIITH로 표기)과 열위 품질의 수직적 산업 내 무역(Low 

Quality Vertical Intra-Industry: VIITL, 이하 VIITL로 표기)으로 나누어 분석했다.  IIT 

분석은 일반적으로 무역액을 기준으로 분석한다. 그러나 무역액 기준으로만 IIT을 분석할 

경우 어떤 특정 한 품목이 그 산업의 교역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면 그 특정 품목으

로 인해 산업 전반의 품질 변화를 파악할 수 없게 되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는 이러한 한계점을 해소하기 위해 품목 수를 기준으로 한 IIT 분석도 함께 실시하였다.  

 

２-２. 연구 기간 및 자료 수집 

 

본 연구의 연구 기간은 정확한 산출을 통하여 일본 ICT 산업의 대(對)중국 경쟁력 

및 무역구조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2010년부터 2019년까지 10년으로 설정했으며 수출입 

데이터는 HS 6단위 품목분류기준으로 UN COMTRADE Database에서 직접 추출하였다. 

한편, UN COMTRADE Database 상의 데이터는 비교적 정확해지기까지 현 시점을 기준으

로 중국은 3~4년, 일본은 2~3년이 차이가 난다. 따라서 정확한 실증 분석을 위하여 4년 

전인 2019년까지를 연구 기간으로 설정하였다. 

 

3. 일본 ICT 산업의 무역현황 

 

다음 <표 1>은 2010년부터 2019년까지 10년 동안 일본 ICT산업의 수출입 규모 및 

추이를 나타낸 표이다. 먼저 무역수지를 살펴보면, 전 산업의 무역수지는 12년 이후 적자

를 기록하고 있는데 반해 ICT산업은 10년 동안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한편, 

ICT 산업의 수출입 비중은 수출이 수입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출의 비중은 

2010년 18.3%에서 2019년 14.9%로 감소한데 반해, 수입의 비중은 2010년 12.5%에서 

2019년 13.7%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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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연평균 증가율을 살펴보면, 2010부터 2019년사이 일본 전체 산업의 연평균 증가

율은 수출이 -0.96%, 수입이 0.43%를 기록해 수입은 증가하는데 반해 수출은 감소한 것

으로 나타났다. ICT산업의 연평균 증가율 역시 마찬가지로 수출은 -3.25%로 감소한데 반

해 수입은 1.45%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일본 ICT 산업의 무역현황 

단위: 백만 달러, (%) 

 2010 2012 2014 2016 2018 2019 
연평균증가율(%) 

10~15 15~19 10~19 

전체 

산업 

수출 769,774 798,620 690,217 644,932 738,195 705,671 -4.09 3.09 -0.96 

수입 694,05 886,031 812,185 606,924 748,52 721,077 -2.06 3.62 0.43 

무역 

수지 
75,715 -87,411 -121,967 38,008 -10,33 -15,406  

ICT  

산업 

수출 
141,14 127,172 106,113 100,656 112,291 104,80 -6.90 1.51 -3.25 

18.3% 15.9% 15.4% 15.6% 15.2% 14.9%    

수입 
86,606 99,872 100,814 88,870 99,741 98,545 0.82 2.24 1.45 

12.5% 11.3% 12.4% 14.6% 13.3% 13.7% 

 무역 

수지 
54,535 27,300 5,299  11,786 12,549 6,263  

 

 

<그림 1> 일본 ICT 산업의 대중국 무역현황 

단위: 백만 달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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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은 일본 ICT산업의 對중국 무역현황을 나타낸 그래프이다. 그래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일본 ICT산업은 중국에 대해 수출보다 수입의 규모가 훨씬 더 큰 것으로 나타

났다. 수출입 규모는 2010년부터 2019년까지 10년 동안 반복적인 증감을 보인 가운데 

전체적으로 수입은 증가 추세를, 수출은 감소 추세를 보였다. <그림 1>에서 막대 그래프

는 수출입 비중을 나타낸 것으로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수출의 비중은 20%대를 기록

하고 있었다. 한편, 수입은 수출보다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2010년

과 2011년은 40%대를 기록하였고 2012년 이후부터는 50%대를 기록하여 일본 ICT 산

업의 중국에 대한 수입 의존도가 아주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4. 일본 ICT 산업의 對중국 무역 경쟁력 분석 결과 

 

4-1. 일본 ICT 산업의 對세계 및 對중국 RSCA 분석 결과 

 

다음 <표 2>는 RSCA 분석을 통해 일본 ICT 산업의 對세계 및 對중국 수출경쟁력을 

분석한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RSCA의 값은 1에서 -1의 값을 가지며 0 이상은 비교우위

로 수출경쟁력이 있는 것을 의미하며 0 미만은 비교 열위에 있어 수출경쟁력이 약한 것

을 의미한다. 

분석 결과, 세계시장에서의 일본 ICT 산업의 전체의 경쟁력은 2014까지는 경쟁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2015년 이후부터는 경쟁력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분류별로는 

방송기기와 부품의 경쟁력은 0 이상의 값을 가져 수출 경쟁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정보기기와 통신기기는 마이너스의 값을 기록하여 수출 경쟁력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중국시장에서의 일본 ICT산업 수출 경쟁력을 살펴보면 ICT산업 전체의 경쟁력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분류별로는 방송기기와 부품 통신기기의 경쟁력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정보기기의 경쟁력은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일본 ICT 산업의 RSCA 분석 결과 

 

!"#$ % &' ( )* ╠╠ , - . /╠╠ 0 1 ╠╠ !"#$ % &' ( )* ╠╠ , - . /╠╠ 0 1 ╠╠

2343 3542 3563 3573 83524 83539 353: 354; 3546 8354< 3536

2344 3546 3562 3576 83523 83543 3542 3546 354: 8354< 3539

2342 3543 3562 352: 83526 83544 354< 354= 3527 83543 353;

2347 3542 3563 357; 83523 83523 354: 354= 3529 83532 3547

2346 353< 357: 352; 83526 8352= 3523 354: 3529 83536 3526

2349 83532 357= 354: 8357< 83572 3522 3523 352< 8353; 3574

234< 83537 3563 354= 8357; 8357< 3524 3523 3526 83539 352=

234; 83537 3564 354: 83563 8357= 3523 3524 3526 8353= 3529

234= 83534 3562 3523 8357< 83567 354: 354; 3529 83547 354=

234: 83532 3567 354= 8357< 8356: 354< 354; 3522 83542 3543

∙ ?
@ A &8&B ‗ &DE"F @ A8&G √ &D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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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그림 2>는 앞의 <표 1>를 바탕으로 2010년과 2019년 사이 세계시장에서의 일

본 ICT산업의 RSCA변화를 대칭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대각선을 기준으로 우상향 부분은 

비교우위가 올라가 경쟁력이 개선된 것을 의미하고 좌하향 부분은 비교우위가 내려가 경

쟁력이 약해진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경쟁력 변화를 품목별로 살펴보면 일본의 방송기기

의 경쟁력은 대각선 우상향에 위치하여 경쟁력이 강해진 것으로 나타났고 그 외 부품과 

정보기기, 통신기기의 경쟁력은 대각선의 좌하향에 위치하여 경쟁력이 약해진 것으로 나

타났다. 한편, 일본의 ICT산업 전체에 대한 경쟁력은 대각선 좌하향에 위치해 있어 경쟁

력이 약화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림 2> 일본 ICT 산업의 對세계 비교우위 변화(RSCA) (2010년→2019년) 

 

 

다음 <그림 3>은 중국시장에서 일본 ICT산업 RSCA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에 대

한 해석은 앞의 <그림 2>와 같다. 품목별로 경쟁력 변화를 살펴보면 방송기기만 대각선

의 좌하향에 위치하고 있어 경쟁력이 약해진 것으로 나타났고, 그 외 부품과 방송기기, 

정보기기는 모두 대각석의 우상향에 위치하고 있어 경쟁력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 일본의 ICT 산업 전체도 대각선의 우상향 부분에 위치하고 있어 중국시장에서 일본 

ICT 산업 전체에 대한 수출 경쟁력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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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일본 ICT 산업의 對중국 비교우위 변화(RSCA) (2010 년→2019 년) 

 

 

4-2. 일본 ICT 산업의 對중국 IIT 분석 결과 

 

앞서 분석한 RSCA를 통한 비교우위 분석 결과로는 질적 무역경쟁력 변화 파악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산업 내 무역 지수를 무역액과 품목 수 기준으로 나누어 분

석하여 일본 ICT 산업의 질적 무역경쟁력 변화를 고찰하였다.  

먼저 <표 3> 일본 ICT 산업의 IIT 분석 결과에서 ICT산업 전체에 대한 산출결과를 보

면, 무역액 기준과 품목 수 기준 모두 높게 산출되어 일본은 ICT산업에서 중국과의 산업 

내 무역이 활발하게 이루어 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VIITH보다 VIIT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나 일본 ICT산업은 중국과의 무역에서 수평적 산업 내 무역보다 수직적 산업 

내 무역이 더 활발하게 이루어 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에서도 특히 우위품질의 

수직적 산업 내 무역지수가(VIITH)아주 높게 산출되어 일본 ICT산업은 중국에 대해 우위

품질에 대한 산업 내 무역이 활발히 이루어 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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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 일본 ICT 산업의 IIT 분석 결과 

년도 
무역량 기준 IIT 지수 품목 수 기준 IIT 지수 

IIT HIIT VIITH VIITL IIT HIIT VIITH VIITL 

2010 91.66 29.74 36.36 25.56 70.59 10.92 39.50 20.17 

2011 86.69 31.29 36.46 18.93 66.39 10.08 37.82 18.49 

2012 74.92 23.05 36.21 15.67 65.55 5.04 40.34 20.17 

2013 68.99 16.63 35.04 17.32 72.27 9.24 38.66 24.37 

2014 68.21 31.63 25.54 11.04 66.39 10.08 41.18 15.13 

2015 71.37 18.41 39.19 13.76 62.18 8.40 33.61 20.17 

2016 71.96 14.29 42.89 14.77 63.87 7.56 31.93 24.37 

2017 77.08 20.00 43.00 14.08 65.55 9.24 34.45 21.85 

2018 76.66 32.42 29.00 15.24 67.23 9.24 34.45 23.53 

2019 70.19 19.91 36.72 13.56 63.87 7.56 34.45 21.85 

 

다음 <그림 4>는 앞의 분석 결과 <표 3>을 100% 기준으로 나타낸 것이다. 품목 수 

기준의 비중을 보면 수직적 산업내 무역(VIIT, VIITL+VIITH)의 비중이 수평적 산업내 무

역(HIIT)의 비중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수평적 산업내 무역지수의 비중은 증가

하는데 반해 수직적 산업내 무역지수의 비중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었다. 그러므로 

2010년에서 2019년 사이 중국에 대한 일본 ICT 산업의 질적 경쟁력은 다소 약해진 것

으로 판단할 수 있다. 

 

<그림 4> 일본 ICT 산업의 對중국 산업 내 무역(IIT) 지수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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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본 연구는 중국에 대한 일본의 ICT 산업의 무역을 대칭적 현시비교우위지수(RSCA)와 

산업 내 무역 지수(IIT)를 이용하여 무역구조 및 질적 측면의 무역경쟁력 변화를 실증적 

분석하여 학문적,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 분석 결과를 요약하

면 다음과 같다.  

우선 RSCA 분석 결과,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세계시장에 있어 일본 ICT 산업은 

2014년도까지는 비교우위에 놓여있어 수출 경쟁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2015년 이

후부터는 비교 열위에 놓여있어 그 경쟁력이 약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품목별로는 방송기

기와 부품은 비교우위에 있어 경쟁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정보기기와 통신기기는 

비교열위에 놓여있으며 수출 경쟁력은 더욱 약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중국에 대한 

경쟁력은 정보기기만 비교열위에 놓여 있었고 그 외 방송기기와 부품, 통신기기는 비교우

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 중국에 대한 일본 ICT 전체의 무역경쟁력은 높은 것으로 나타

났다.  

2010년 대비 2019년 일본 ICT 산업의 수출 경쟁력을 살펴본 결과, 세계 시장에서의 

경쟁력은 약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품목별로는 방송기기의 경쟁력은 강해진데 반해 부품

과 정보기기, 통신기기의 경쟁력은 약해진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와 반대로 중국시장에서 

일본 ICT 산업 전체의 수출 경쟁력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품목별로는 부품과 통신

기기 정보기기의 비교우위는 개선된 것으로 확인되었고 방송기기의 비교우위는 약화된 것

으로 확인되었다.  

이어 IIT 분석 결과, ICT 산업에 있어 일본은 중국과 산업 내 무역이 활발하게 이루어

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평적 산업 내 무역보다 수직적 산업 내 무역이 더욱 활발

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 중에서도 우위 품질의 수직적 산업 내 무역

이 활발히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중 측면에서는 열위 품질의 수직적 산업 내 

무역은 감소한 데에 반해, 수평적 산업 내 무역과 우위 품질의 수직적 산업 내 무역의 비

중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중국에 대한 일본 ICT 산업의 

질적 경쟁력은 향상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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