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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cently Korea and China’s logistics industry developed rapidly. Because two countries’ industry have 

complementarity, there are broad basis and area for cooperation between China and Korea. This study 

compares and analyzes the logistics development trends and competitiveness of two countries, and 

suggests mutual win-win logistics cooperation between the two countries based on macro cooperation of 

government and micro cooperation of enterprises. This is important for the two countries to participate in 

the global supply chain system, promote regional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and enhance the efficiency 

and competitiveness of the logistics industry.

Keywords : Logistics Industry, Cooperation, Korea, China

1. 서 론

물류는 특정 기능을 가진 물류기업이 물류서비스를 제

공하여 부가가치를 창조하는 서비스 방식으로 물류서비스

의 통합, 전문화, 인력감소 및 운영비용 절감, 서비스 품질

개선을 통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높여준다.

원재료가 전 세계 범위에서 유통되고 물류운영수준과 

물류운영효율성이 제고됨에 따라 산업간 및 기업 간의 경

쟁이 날로 치열해지고 기업의 물류관리는 새로운 경영기

법을 필요로 하고 있다. 따라서 기업은 점차 자영물류에서 

물류업무를 전문물류기업에게 아웃소싱하고 핵심역량을 

생산부문 혹은 마케팅부문에 집중하게 되었다. 이런 물류

환경의 변화는 효율성이 높고 전문성이 강한 물류서비스 

공급체계를 필요로 하게 되고 이는 물류비용과 직접적으

로 관련되며 기업으로 하여금 강한 경쟁력을 가지게 한다.

한국과 중국의 물류산업은 상대적으로 늦게 시작되었

지만 근래에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다. 물류는 한국과 

중국이 기업의 운영효율성을 제고하고 고객가치를 창조하

며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촉진하는 합리적인 전략으로 두 

나라 정부의 높은 관심과 중시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또한 

한국과 중국은 전문적인 물류기업을 육성하고자 적극적인 

지원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기술발전과 정보화의 지속적

인 발전으로 국제운송은 단순한 물체의 공간이동에서 가

치사슬을 기초로 전체 공급사슬의 가치를 극대화하는 공

급사슬의 영역으로 확대해가고 있다. 따라서 물류협력은 

한국과 중국이 자원의 효율적 배분과 경제무역을 활성화

하는 중요한 과제로 되고 있다.

또한 세계경제통합과 지역경제무역협력의 발전으로 세

계 각국은 더 광범위한 영역에서 경쟁력 제고를 위해 협력 

파트너를 물색하고 있다. 이와 같은 맥락으로 중국은 국제 

금융위기를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선후로 10대 산

업발전계획을 출범하고 물류산업조정과 진흥기획에서 명

확하게 국제물류와 보세물류를 발전시키고 물류업 대외개

방과 국제협력을 추진하며 특히 한일, 동아시아연맹 및 중

아시아 양변 지역물류협력을 강화하는 등 물류방면의 정

책적 조율과 기술협력을 전개하여 물류업의 국제화와 지

역화를 높인다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한국도 항만,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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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등 물류네트워크 구축과 자유무역지대개방과 투자유치 

등 전략으로 물류협력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따라서 한중 

물류협력은 두 나라 사회적 각 계층의 지대한 관심을 불러

일으키는 연구과제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2.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2.1 이론적 배경

1962년 미국물류관리협의회(NCPDM)는 물류를 “생

산라인의 종료점에서 완제품을 능률적으로 소비자에게 이

동시키고, 또한 경우에 따라서 원자재를 공급원천에서 생

산라인의 시발점까지 이동시키는 것을 포함하는 광범한 

활동을 나타내기 위하여 제조 및 상업부문에 쓰이는 용어

로, 이 활동에는 화물운송, 보관, 시장예측 및 고객서비스

가 포함된다.”라고 정의하였다. 1985년 미국물류협의회

(CLM)에서는 “물류란 고객의 요구조건에 부합하기 위하

여 생산지점에서 소비지점에 이르기까지 원재료, 반제품, 

완성품 및 관련정보의 흐름과 보관을 효율적이면서 비용

을 최소화하기 위한 계획입안, 실시, 통제하는 과정”이라

고 정의하였다. 이후 미국에서는 물류의 영역을 공급체인

관리(SCM)의 영역에 포함시켜 “물류는 SCM의 한부분이

며, 고객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는 효율적이고 효과

적인 물류, 역물류, 상품보관, 서비스 및 관련정보를 계획, 

실행, 통제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종합적인 관점에서 

볼 때 물류는 원자재의 조달에서부터 시작하여 생산과정

을 거쳐 완제품이 최종소비자에게 이르기까지의 상품의 

흐름뿐만 아니라 상품의 사후처리를 포함시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물류는 생산과 소비를 연결해주는 중

요한 유대이고 물품의 공급지에서 물품, 서비스, 정보의 

이동과정을 가리킨다.

현대물류는 소비자의 욕구를 만족하고 운송, 보관, 하

역, 운반, 포장, 유통가공, 배송, 정보처리 등 과정을 종합

적으로 고려하여 생산원가를 낮추고 효율과 서비스 수준

을 제고하며 최종적으로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중요한 

경영전략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또한 사회화 대생산의 

확대와 배송전문화의 심화로 제3자물류가 생겨나게 되었

고 점차 신흥산업으로서 자리매김하게 되었으며 기업계, 

학계, 정계를 포함하여 전체 사회의 관심사로 많은 각광을 

받고 있다. 물류산업은 전문적으로 상품과 서비스를 시작

점에서 종착점까지 이동시키는 항업으로서 유통의 효율성

과 효과성 제고를 위하여 보관과 운송을 진행하는 전문조

직들의 집합체라고 할 수 있다. 물류산업은 운송업, 보관

업, 하역업, 포장업, 가공배송업, 물류정보업, 우정업 등을 

포함하며 그 효율성은 운송, 보관, 유통가공, 배송 등의 효

율성과 공급사슬에 참여하는 기업과 기업사이의 파트너십

과 공급사슬관리의 전체적인 최적화와 효율성에 의해 결

정된다.

2.2 선행연구

G. J. Cho, I. Y. Hwang은 동북아물류네트워크와 관련

성을 고려하여 중국물류네트워크의 정책과 실태를 살펴보

고, 중국 물류네트워크의 핵심이 되는 TCR(Train China 

Railroad)을 중심으로 남북한철도 및 유라시아대륙을 이

어주는 다양한 역할분석을 통해 한중 물류협력의 가능성

과 그 한계를 살펴보았다[6]. T. W. Park은 WTO가입에 

따른 중국의 육상, 수상 및 항공운송 등에 대한 물류정책

의 변화와 영향을 살펴보고 중국 물류업의 효율적인 대응

과제를 제시하였다[18]. S. J. Kweon은 중국의 물류정책

배경과 과제 및 중국정부관료들의 물류에 대한 인식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한국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동북아물

류중심의 정책적 타당성을 검토하였다[17].

한편, 이와 같은 물류정책에 못지않은 것이 기업들의 물

류전략이라 할 수 있다. D. U. Won은 중국의 물류전략을 

물류산업과 항만, 도로, 철도, 공항 등 인프라 추진정책 시

각에서 살펴보고, 환경변화에 따른 한국의 물류허브화전

략의 가능성을 분석하였으며, 물류인프라와 관련하여 한

국과 중국의 상호보완성 측면이 보다 강하다는 결론에 기

초하여 물류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4]. 또한 일부 

연구는 동북아경제여건과 국제물류산업의 변화 및 한국경

쟁국이 되는 중국, 일본의 항만개발을 살펴보고 한국 항만

개발산업의 추진현황을 중심으로 물류중심지를 위한 경쟁

요인 분석을 통해 동북아물류 중심 국가건설을 위한 정책

과제로 불균형항만 개발 해소, 전략적항만 클러스터구축

과 자유무역지대 활성화, 물류전문기업 및 인력의 양성을 

제시하고 있다[11].

중국은 국제물류의 흐름을 학습하고 이를 실천에 옮기

기 위한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하고 신중한 정책과 제도들

을 바탕으로 효율적인 방법들을 모색하고 있으며 거버넌

스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H Zhao은 중국 물류네트

워크의 수급불균형, 공급능력과잉과 중국 물류산업의 거

품현상 등 3개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지역물류와 지역경

제의 상관성분석을 통해 지역물류의 수요를 예측할 수 있

는 변수를 통하여 다양한 시각에서 물류수요예측모형을 

제시하였다. 또한 상해시를 중심으로 실제 물동량을 예측

하여 지역물류의 개발정책과 인프라시설은 반드시 물류시

장추세에 대한 정량적 근거를 바탕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10]. F Hai 등은 중국의 물류체계와 기본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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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을 물류서비스 시장, 유형, 물류조직, 물류분포, 물류범

위와 물류산업 등 6개로 분류하고 물류산업의 발전수준을 

평가하였으며, 중국의 물류정책은 물류인프라의 확충보다 

활용가능성을 더욱 강조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5]. C. 

Y. Xia는 경제고성장에 따른 물류규모의 대폭증가와 물류

의 외부 비경제성과 물류인프라시설부족 등 물류네트워크

에 존재하는 한계분석을 통해 중국 물류체계의 효율적 활

용을 역설하였다[2]. Z. T. Wang은 중앙정부와 지방정

부, 민간부문이 중국경제에서 차지하는 물류네트워크의 

역할에 대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과정을 통하여 물

류정책환경의 제정, 물류개발계획 등 다양한 현대화 추진

방안을 모색하였다[20]. H Wen은 SWOT분석을 통하여 

한중 물류산업의 경쟁력을 비교하고 한중 물류산업의 발

전방안을 제시하였다[9].

이와 같이 대부분 연구는 중국에 진출한 한국기업들의 

가장 시급한 과제로서 물류정책의 성과 및 현장 지향적인 

해결방안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단순한 인

프라확충보다 거버넌스를 강조한다는데 보다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으나[19], 한중 물류현황에 대한 체계적인 비

교와 양국의 물류산업에 대한 구체적인 협력방안은 제시

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국과 중국의 물류

발전 동향과 중국진출 한국기업의 물류네트워크 전략 및 

협력기조를 토대로 보다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한중 물류

협력 정책의 기본방향에 대한 연구를 하려 한다.

3. 한중 물류산업의 현황

한중 두 나라의 대외무역 수요가 왕성하고 두 나라 간의 

경제무역협력의 심도가 깊어짐에 따라 제3자물류가 발전

하는 원천이자 경제발전의 촉매제인 물류협력의 미래는 

더욱 밝아지고 있다. 한중 양국의 물류협력은 동북아 경제

권내 국제물류협력의 기초로 되고 있으며 한중 양국의 물

류협력을 적극 추진하는 것은 양국의 물류산업의 글로벌

수준을 제고하는데 현실적 의의가 있고 동북아국제물류의 

효율성제고 및 공급사슬발전에도 중요한 전략적 의의가 

있다.

한국이 중국에 대한 투자가 날로 확대됨에 따라 물류영

역의 협력은 더 한층 발전할 필요가 있다. 2018년 한중 

대외무역액은 2800억 달러에 이르러 2천억 달러를 돌파

하였다. 한국은 유럽, 미국, 일본에 이어 중국의 4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한국의 최대 투자대

상국 지위를 유지하고 있고 한국의 대중국 직접 투자액은 

27억3천만 달러에 달하고, 전체 해외투자의 40.5%를 점

하고 있고 투자건수는 2242건으로서 51.1%에 달한다. 

한국의 중국에 대한 직접투자집중도는 15.71로서 일본

(2.12), 영국(0.15), 미국(0.21)보다 높은 수준에 머물

고 있다[1]. 투자방면에서 한국경제가 중국경제에 대한 

의존도는 날로 증가하고 있고 중국에 대한 수출도 지속적

으로 증가하고 있다. 양국의 경제거래의 지속적인 증가는 

불가피적으로 전문적인 물류서비스의 수요를 유발한다. 

특히 전자제품, 통신기기, 운송기계, 석유화학, 기계설비, 

방직의류, 피혁신발업 등은 한중 물류협력의 가능성과 협

력범위를 증가하는 중요한 부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한중 양국은 동북아에 위치해 있고 지리적 거리도 매우 

가깝지만 물류산업의 발전은 일정한 격차가 존재한다. 이

런 격차가 존재하는 원인은 양국의 경제발전수준, 정부의 

지원정책, 정책의 합리적인 전개, 물류기업의 발전수준 등

으로 귀결할 수 있다[15]. 한중 물류산업의 현황을 산업

특징, 산업규모, 산업정책, 물류기업, 물류경쟁력 등 5개 

측면에서 체계적으로 비교하면 <Table 1>과 같다.

양국의 물류산업 현황을 비교해 보면 양국의 물류산업

발전은 전반적으로 양호한 발전태세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한중 물류산업의 경쟁심화로 제3자 물류서

비스품질의 제고와 물류기업규모의 확대가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 양국의 물류정책은 전체적으로 적극적인 지원

정책과 발전계획으로 추진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한국은 제3자 물류정책을, 중국은 인터넷 관련 물류정책

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물류경쟁력을 비교한 결과 한국은 

인재, 기술, 지리적 위치면에서 우세를 차지하고 중국은 

시장규모, 노동력, 교통운송효율 면에서 우세를 보이고 있

다. 중국은 물류기술, 물류인재, 산업분포 등 면에서 열위

를 보이고 있고 한국은 물류시장 제한, 물류기업 영세화, 

물류산업 및 운송구조 불합리, 물류효율성이 낮은 등 문제

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글로벌 물류시장 확대와 한중 

FTA 등 요인은 한국과 중국에 중요한 기회를 제공하고 

위안화 절상, 금융위기 여파, 국내외 물류기업간의 경쟁 

등은 양국에 위협으로 되고 있다. 따라서 양국은 강점과 

약점을 정확히 평가하고 기회와 위협을 명확히 인식하며 

상호간의 긴밀한 협력으로 협력에 유리한 제도와 법률기

초를 마련하고 벤치마킹으로 물류산업의 발전을 이룩하여

야 한다.

4. 한중 물류산업의 협력방안

4.1 한국과 중국의 입장과 전략

4.1.1 한국의 입장과 전략

물류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이 점차 인지되면서 

한국정부는 한중 물류협력을 중요한 의사일정 놓고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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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검토하고 있다. 한국은 동북아물류중심지 건설을 목표

로 물류정책을 추진해왔고 제조기술의 비교우세를 바탕으

로 한 물류생산체제를 첨단기술 중심의 물류생산체제로 

개편하려 하고 있다. 즉 물류협력을 통한 선진적인 물류시

스템과 물류네트워크의 구축이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따라서 한국은 물류협력을 통하여 물류기업의 선진경영기

Industrial 

Features

Korea China

• Large-scale manufacturing enterprises lead 
self-run logistics.

• The disorderly establishment of the third party 
logistics enterprise.

• Improving the degree of subjection of logistics 
industry to consignor enterprises.

• Expand the service scope of the third-party 
logistics enterprises.

• Continuous adjustment of logistics demand 
structure.

• Accelerate the development speed of “Internet + 
logistics”.

• Accelerate the integration of resources in the field 
of logistics.

• Accelerating the overseas expansion of Chinese 
logistics enterprises.

Industrial 

scale

• Transportation, storage, handling, packaging and 
other information logistics costs increase trend.

• The proportion of GDP of social logistics expense 
decreases.

• The scale of the third party logistics industry has 
increased.

• The rising trend of the total cost of social logistics.
• GDP share of social logistics costs drops.
• Increase in total logistics throughput.
• Rapid development of express delivery industry.

Industrial 

Policy

• To build the 21st century logistics super-advanced 
country as the goal, to promote the first basic 

planning.

• Establishing the goal of building a logistics power 
in the world.

• Push forward the policy of third party logistics 
support.

• Push Logistics Industry to reduce cost price and 
improve efficiency.

• Improvement of unreasonable logistics problem.
• Issue internet-related Logistics Integration Policy.
• Policy of establishing supervision mechanism of 
logistics market.

• Pushing forward the development plan of “the 
thirteenth-five-year plan” of logistics industry.

Logistics 

Enterprise

• Freight transport enterprises in the logistics 
enterprises in the larger proportion.

• The number of enterprises operating logistics 
facilities has decreased.

• The number of small and medium-sized logistics 
enterprises is increasing.

• The Overseas Investment Field of logistics 
enterprises has been expanding continuously.

• The proportion of large enterprises in overseas 
expansion is increasing.

• Most of the logistics enterprises are logistics 
enterprises in the traditional sense.

• Increase in the number of integrated logistics 
enterprises.

• In the scale of small and medium-sized logistics 
enterprises accounted for a larger.

Logistics 

Competitiveness

• Strengths: Logistics Technology is developed, the 
geographical location is superior, sufficient 

specialized personnel.

• Weaknesses: The domestic logistics market is 
limited, the personnel engaged in the logistics 

industry is scarce, the logistics enterprise scale is 

small, the industrial structure and the transportation 

structure are unreasonable, the logistics efficiency 

is low.

• Opportunities: The expansion of the world logistics 
market, the expansion of sino-korean trade.

• Threats: The government’s logistics regulatory 
policy, The position of manufacturing logistics in 

the whole logistics industry.

• Strengths: The domestic logistics market is large 
in scale, The wages of the workforce are lower, 

Transportation is very efficient, The quantity of the 

third party logistics enterprise is large, The freight 

volume of international logistics is large.

• Weaknesses: Logistics Technology is relatively 
backward, There is a relative shortage of logistics 

talent, The distribution of logistics industry is not 

balanced, Imbalance in regional development.

• Opportunities: The full support of the government, 
Development of E-commerce, To advance “the 

Belt and Road” initiative.

• Threats: The world economy shrank with the financial 
crisis, Pressure on the yuan to appreciate, The 

competition between domestic and foreign logistics 

enterprises is intensifying.

<Table 1> Comparison of logistics industry between Korea and China

Source of information: China Modern Logistics Development Report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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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도입과 경영능력의 향상에 기여하고 지역 간 물류정

보화, 표준화, 원스톱화를 통하여 생산구조의 고도화와 수

출능력의 배양, 기업의 효율성 제고, 물류네트워크의 강화 

등 목적을 달성하여야 한다. 더불어 한국은 명확한 입장과 

전략을 가지고 한중 물류협력에 임해야 하고 현대물류의 

발전추세에 효과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한다.

현재 한국은 중화학, 전자, 정보통신 등 다양한 분야에 

축적된 기술을 가지고 있고 동아시아 국제질서에서 각국 

간의 관계조정과 조율의 역할을 감당하고 지속적인 성장

을 추구하기 위하여 무역, 해외투자, 등 대외부분에 자원

을 집중하고 국가 간, 지역 간 경제통합의 심화와 확산에 

따라 지속적으로 수출경쟁력을 확보해 나가야 할 과제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한국은 한중 물류협력에서 소극적인 

자세를 버리고 주도적인 역할을 함으로써 지적 리더십과 

선도적 리더십을 발휘하고 중국과의 확고한 신뢰를 형성

하여야 한다. 또한 중국 물류시장을 충분히 활용할 전략계

획을 세우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관련법, 제도 및 

부정적 관행의 개선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미래에 한중 

물류협력을 지역협력으로 확대한다면 한국에 주는 정치, 

경제적 이익은 매우 클 것으로 예견되며 협력이 성공적으

로 이루어진다면 한국은 중국의 방대한 물류시장에 더욱 

가까이 접근할 수 있으며 나아가 경제효율성뿐만 아니라 

한국 경제의 구조적 취약점도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

4.1.2 중국의 입장과 전략

1992년 한중수교이후 중국은 탈냉전에 걸맞은 국제적 

틀이 재정비되었고 한중관계 재구축이 모색되었다. 중국

은 아시아지역의 질서가 다극화되어감으로써 특정한 패권

이 아닌 다원적인 질서를 형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

고 있다. 중국은 한중 관계에서 경제적 상호의존도의 심화

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기에 물류협력을 통하여 상호간

의 이익을 도모하려 하고 있다. 중국은 세계경제의 지역화

현상이 민족과 국가의 범위를 초월하는 국제관계를 가능

하게 하는 촉매로 작용하고 있고 한중 간 상호의존을 더욱 

증대시키므로 한중간 협력관계의 증진을 통하여 한중 관

계개선에 기여하려 하고 있다. 지역 간 상호의존도의 심화

는 한중간 신뢰구축에 도움이 되고 한중간 경쟁의 규칙을 

보다 협력적인 방향으로 전환시키는데 기여하게 될 것임

이 분명하다.

중국의 정책은 대외적으로 지역협력을 촉진하고 대내

적으로 자국의 경제발전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

려 한다. 따라서 중국은 한중 수교이후 이데올로기보다 국

가의 실리를 중시하는 대외정책 노선을 더욱 추구하고 있

다. 또한 중국은 개혁개방이후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인 경

제발전을 이룩하였고 이를 토대로 중국은 한국과의 협력

에서 대내경제발전에 부합되는 대외정책목표를 설정하려 

하고 있다. 한중물류협력에서 중국은 우선 경제발전이라

는 공동의 목표하에 우호적인 협력관계를 형성해 나가려 

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은 아직 개발도상국으로서 단일국

가경제로 세계경제에 편입해야 하는 과도기에 처해 있다. 

더구나 중국경제는 지역경제를 중심으로 발전하다보니 국

가경제적차원에서의 응집력도 매우 미약한 상태이기에 세

계경제가 요구하는 일반적 규범에 취약한 경제구조를 보

이고 있다.

한중간 물류협력은 비록 많은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있

지만 중국은 물류협력을 경제효율성을 제고하고 지역경제

협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전략으로 간주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은 양국에 적합한 물류협력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

고 있으며 이를 실천해 나가야 한다. 향후 중국은 한중 물

류협력을 통하여 자신의 취약한 물류분야를 강화하고 정

체성을 유지하면서 글로벌물류에 합류하는 체제전환을 모

색하여야 할 것이다.

4.2 한중 물류산업의 협력조건

첫째, 제도적 보장이 필요하다. 한중 두 나라의 물류산

업협력은 양국가의 경제시스템에 적합한 물류협력시스템

을 구축하여야 하고 물류시스템에 필요한 기초적인 요소

와 기술기반요소를 개선하고 물류보장시스템을 구축하여

야 한다. 또한 양국은 제도적으로 필요한 규범을 세우고 

양국의 물류협력에 필요한 상호보완적인 제도적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오직 두 나라가 자체로 물류에 관한 제도

를 개선해 나감과 동시에 상호의 제도를 보완하고 벤치마

킹해야 만이 공동한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다.

둘째, 국가와 지방의 정책보장이 필요하다. 한중 양국의 

물류협력은 현대물류에 적합한 정책프레임을 구축하여야 

한다. 이는 두 나라 정부와 지방 정부가 발전형세와 수요

에 근거하여 양국 간의 물류협력에 유리한 효과적인 정책

을 제정 및 조율하고 양국가의 물류발전에 유력한 정책보

장과 지원을 필요로 한다. 구체적으로 물류수요에 근거한 

공급정책, 물류지역정책, 물류산업발전정책, 물류기업지

원정책, 물류시장규제정책, 물류환경개선정책, 물류기술

개발정책, 물류공공시스템구축정책 등 정책이 필요하다. 

오직 이러한 정책들의 유기적인 연계, 조율과 실행이 이루

어져야만 장기적이고 효과적인 물류협력의 진행을 보장할 

수 있다.

셋째, 관련 법률체계의 보장이 필요하다. 한중 물류협력

은 양국의 경제발전에 의해 파생된 수요이기에 일련의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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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관련 사항과 연계된다. 따라서 건전한 법률체계로 협력

의 순조로운 발전을 보장하여야 한다. 양국의 입법기구는 

빠른 시일 내에 관련 법률조항을 개선하고 물류협력으로 

하여금 법과 규정에 의거하여 건전한 발전을 하게끔 보장

하여야 한다. 또한 쌍방은 국제상법 및 국제관례에 따라 

협력을 진행하고 물류관련법과 제도적 개선으로 물류산업

의 선진화를 이루어 나가야 한다.

넷째, 물류인프라시설체계의 개선이 필요하다. 물류인

프라시설은 양국 물류협력의 기본조건이다. 한중 양국은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물류센터를 계획하고 물류네트워

크를 설계하고 도로, 철도, 항구, 공항 등 인프라시설을 건

설하고 계획하여야 한다. 또한 관련 물류시설과 장비의 

합리적인 조율과 효과적인 배정도 중요하다. 선진적인 물

류인프라시설은 양국가가 사회물류비용을 낮추는 중요한 

기초이고 사회 전반 물류효율성을 제고하는 중요한 방식

이다. 오직 인프라시설을 개선하고 완벽한 물류시스템을 

구축하여야만 물류협력이 더욱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다섯째, 조직간 협력관리기구의 건립이 필요하다. 한중 

물류협력의 목적은 양국의 물류효율과 경제효과의 최대화

를 실현하는 것이다. 따라서 물류비용을 최소화하고 물류

협력에 필요한 관리기구를 건립하고 협력의 각 부분에 대

해 조화, 조직, 지휘. 통제를 진행하여 물류효능의 효과적

인 발휘를 보장하고 물류협력이 순조롭게 진행되게 하여

야 한다. 또한 조직협력관리는 전문화된 물류인재를 필요

로 하고 전문화된 인재는 양국의 물류협력의 중요한 보장

이다. 따라서 양국은 물류인적자원에 대한 개발과 이용을 

중시하고 인재개발과 배양을 강화하여야 한다. 합리적으

로 인재배양 방안을 계획하고 인재팀웍과 물류관련 조직

을 구축하고 합리적으로 각 분야의 물류인재를 배치하여

야만 좋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여섯째, 물류표준화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 물류협력

은 국내물류가 국제물류로의 확장과 연계되기에 양국의 

물류기술, 관리모델, 운영시스템 등 방면의 호환성이 필요

하다. 따라서 각 조직들 간에는 충분한 조화와 상호교류가 

필요하다. 양국의 물류표준화체계의 건설을 잘 하는 것은 

물류의 각 부분이 순리롭게 연결되고 협력이 원활하게 진

행되는 보장이다. 물류표준화는 물류선진화를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이므로 양국은 팔레트, 정보, 물류용어를 포함

한 모든 물류부문의 표준화를 하루빨리 추진하여 물류선

진국에 진입하기 위한 토대를 닦아야 한다.

4.3 한중 물류협력의 추진전략

한중 물류협력은 양국의 물류자원에 대한 전면적인 계

획과 설계를 바탕으로 양국의 자원우위를 충분이 발휘하

고 물류업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며 양국의 물류업을 국

제물류시스템과 연결되도록 추진하여야 한다.

첫째, 제3자물류교통운송플랫폼을 구축하여야 한다. 

제3자물류교통운송플랫폼은 물류업의 중요한 연결체이

자 주축이다. 따라서 한중 물류협력은 우선 종합교통운송

체계와 국제물류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협력의 효율과 

효과의 최대화를 위해 양호한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물류교통운송플랫폼은 주로 한중 양국의 주요 국제항로, 

수운망, 철도망, 도로망을 포함하고 양국은 주요간선을 

주축으로 과학적으로 주선과 지선을 계획하고 도로, 철

도, 수로, 항공의 화물시스템과 화물운송네트워크를 최적

화하고 도로, 철도, 수로, 항공 등 복합운송체계를 구축하

여야 한다[8].

둘째, 한중 공동물류단지를 건설하여야 한다. 물류단지

는 물류경제개발구성격의 기능을 가지고 있고 동시에 물

류관련설비를 기반으로 물류원가를 낮추고 물류운영효율

을 높이며 기업물류관련 유통가공, 원재료구매 및 소비자

와의 직접연계로 산업발전을 이룩하는 경제기능구역이다. 

물류단지를 건설하는 것은 현대물류발전의 주요한 방식이

고 물류단지를 합리적으로 기획하는 것은 물류현대화, 사

회화, 집약화, 전문화에 유리하다. 따라서 한중 물류협력

에서 물류단지를 종합물류네트워크와 함께 기획하고 건설

하여 물류효율을 높여야 한다.

셋째, 크로스아날로그 물류협동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제3자, 제4자물류는 가상물류를 형식으로 하는 전

자무역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모델이다. 가상물류는 날로 

완벽화되는 전자데이터기술을 이용하여 전 세계자원을 통

합하고 글로벌구매, 글로벌생산, 글로벌판매를 실현하여 

물류의 장소이동 효과를 최대한 발휘하고 있다. 크로스아

날로그 물류협동시스템은 집중저장가공기술을 이용하여 

재고와 유통가공 원가를 낮추고, 근처의 공급지로부터 자

원을 구매, 판매, 운송, 배송함으로써 원가 및 교역비용을 

낮추어 주 주문처리비용도 낮출 수 있다. 따라서 한중 양

국은 가상물류서비스를 통하여 운송지능화, 재고, 유통가

공, 배송, 운송으로 협력의 가상화를 실현하고 크로스물류

정보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가상물류협력시스템을 통하여 

자원과 정보를 공유하고 양국의 경제와 산업의 수요에 적

합한 글로벌 공급물류협력시스템을 구축하여 기업의 고객

서비스수준을 제고하여야 한다.

4.4 한중 물류협력의 과제

한국과 중국은 물류협력에서 한중 무역 중 비중이 큰 

전자제품, 가전제품, 자동차와 자동차부품과 소비재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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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에서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고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

축하여야 한다. 특히 양국은 IT기술을 구축하여 글로벌 물

류정보 서비스체계를 신속히 구축할 필요가 있다. 한국과 

중국은 물류정책의 가능성, 투명성 및 예측가능성 등 면에

서 물류협력방안을 적극 검토하여야 한다. 뿐만 아니라 한

국과 중국은 적극적으로 물류공동화, 정보화, 표준화를 실

현하고 양국정부는 지속적으로 시장진입규제를 철폐하고 

통상외교를 강화하고 통관 및 해운 대리업을 발전시켜야 

한다.

또한 양국은 물류중개기능을 가진 정보지원시스템을 

지원하고 건립하여 물류의 정보교류를 원활하게 하여야 

한다. 한국은 인천, 광양, 부산 등을 중심으로 한 동북아물

류중심계획을 추진 중이나, 중국보다 거점지역의 확실한 

관계정립이 취약하고 일본보다 기술적, 경제적 경쟁력도 

취약한 상황이다. 반면 중국은 현재 물류인프라 확충과 더

불어 제3자 물류 육성, 물류센터 건설, 정보화 등 중국경

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의 거버넌스 구축을 중점과제로 선

정하고 추진하고 있다. 중국 물류네트워크의 인프라시설, 

물류비용, 물류정책 등과 관련된 물류정책의 변화에 따라 

동북아물류환경은 물론 중국진출 기업들의 물류전략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더불어 선택과 집중에 의한 해안중심개발의 한계와 이

로 인한 물류문제의 심각성 그리고 중국이 세계의 공장으

로 부상하는 것에 따른 국제물류네트워크의 개편과 물류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로 인한 국지적 물류대란의 가능성

이 예상된다. 따라서 상하이 중심의 물류위주 “일체양익”

형 3각체제(장강-주강-환발해권)으로의 개편에 따른 환

발해권의 물류경쟁력보완도 필요하다.

중국은 물류산업의 제반 규제완화, 지방 정부위주의 협

업적 개발, 물류시장의 개방 등 물류네트워크의 대대적인 

건설과 물류서비스의 개선 및 물류산업육성을 위해 적극

적인 물류정책을 추진하고 있다[7]. 그러나 중국 물류 인

프라는 전반적으로 아직 초기단계에 머물러 있고, 물류산

업 육성과 물류 인프라를 건설하기 위한 정책이 지역발전

정책으로 연결되지 못하여 대규모의 인프라 건설과 지원

정책들이 실질적인 물동량 수요와 물류산업의 지속적인 

균형발전을 추진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점증하고 있

다. 따라서 중국은 “물류서비스조성과 진흥계획”의 전략

하에 충분히 세계무역조직, 자유무역조직, 지역경제합력

시스템을 이용하여 한국과 관련되는 물류 및 유통, 운송, 

재고, 화물대리운송 등 글로벌 공급사슬 영역의 협력을 강

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에 따라 양국은 거시적 측면의 

항구, 물류단지, 인프라시설, 정부정책 등의 협력과 미시

적 측면의 물류서비스혁신, 인원교류, 정보교류, 기업네트

워크, 거버넌스 등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야 하고 서로의 

자원과 시장우위를 충분히 이용하여 두 나라에 이익이 되

는 윈윈을 이루고 동북아 나아가 전 세계 경제합류에 능동

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한다. 

궁극적으로 한국과 중국정부는 물류협력에서 양호한 

신뢰관계를 형성하고 양호한 제도와 법률적 기초를 마련

하여 물류인프라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와 물류관련 

지원정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5. 결 론

2002년부터 한중일은 한중일 물류기술과 응용교류회

의를 연속 4기 주최하였다. 이는 한중일이 조직적이고 대

규모적이며 정기적인 물류협력의 시작의 막을 열었음을 

의미한다. 최근 한중 유통물류영역에서 민간협력촉진회의

가 대한상공회의소의 주최하에 진행되었고, 국제표준상품

코드관리기관 서울회의가 유통물류진흥원의 주도하에 개

최되었으며 제13기 아세아태평양유통산업회의가 대한상

공회의소와 유통물류진흥원의 주최 하에 개최되기도 했

다. KOTRA도 중국시장유통시장조사단을 파견하여 한중

간의 국제교역분쟁해결관련 국제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러

한 움직임은 한국과 중국 간의 물류협력의 중요성을 더 한

층 인지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한국과 중국의 물류협

력은 두 나라 정부와 민간 기관의 적극적인 참여하에 날로 

협력의 범위와 심도가 깊어져 가고 있다.

본 연구는 한국과 중국의 물류발전 동향과 경쟁력을 비

교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양국 간의 물류협력방안을 모색

하였다. 한국과 중국의 물류업 발전현황을 살펴보면 시장

수요, 물류기업, 정부정책이 물류산업의 발전에 큰 영향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한중 물류산업 현황을 살펴

보면 한국은 물류기술, 전문인재, 지리적 위치 등 면에서 

우위에 있고, 중국은 시장규모, 물류정책, 노동력 등 면에

서 우위를 가지고 있다.

앞으로 한국과 중국의 물류산업협력은 물류산업의 경

쟁력 제고를 목표로 공동으로 존재하는 물류비용과 경제 

불확실성을 극복하고 장기적으로 전략적 협력관계를 구축

하여 쌍방으로 하여금 정보검색비용, 시장진입비용, 매몰

비용을 감소시켜야 하고, 공동물류를 통하여 글로벌 기업

이 필요로 하는 종합적인 물류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또한 높은 경제보완성 때문에 한중 양국은 경제거래와 협

력의 공간을 더 한층 넓혀나가야 하고 국제관계와 규범을 

효과적으로 이용하여 국제무역규칙과 화물대리물류규칙

과 연결된 인증통일과 위험통제 등 소프트 환경건설을 구

축해야 한다. 그밖에 한중 양국은 동북아 선진물류국가 건

설을 강조하고 통일적인 물류협정을 행동준칙으로 하고 

경쟁과 협력을 통하여 성공적인 동북아 다자협력을 이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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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최종적으로 원스톱 물류체계건설을 목표로 기업과 정

부의 공동노력으로 제3자, 제4자물류협력을 가속화하여 

양국의 물류가 선진적인 동북아 물류권에 진입하고 전 세

계 공급사슬체계에 참여하는데 일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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