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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s the level of economic development increases, interest in human capital is also increasing. This paper 

estimates and compares innovative human capital by region for 31 regions in China between 2002 and 

2019. The innovative human capital in this paper consists of education-type human capital, thesis-type 

human capital, and patent-type human capital. In particular, unlike previous studies, this study assumes that 

the weight of patent-type human capital and paper-type human capital is higher than that of education-type 

human capital. This is because patents and thesis will have a relatively greater impact on a region's 

innovation capacity than simple education background. The analysis results of this paper can be 

summarized in three points. First, China's regional innovative human capital shows regional disparities. 

Second, innovative human capital by region is changing dynamically. Third, regional concentration is 

accelerating, especially in Beijing, Shanghai, Guangdong, and Jiangsu. Therefore, the results of this paper 

emphasize the importance of the role of innovative human capital in regional economic development.

▸Key words: China, Human Capital, Innovative Human Capital, Education-type Human Capital, 

Patent-type Human Capital, Thesis-type Human Capital

[요   약]

경제발전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인적자본에 대한 관심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본 연구는 중국의 

31개 지역을 대상으로 2002-2019년 기간 지역별 혁신적 인적자본을 추계 비교하고 있다. 본 연구의 

혁신적 인적자본은 학력형 인적자본, 논문형 인적자본 그리고 특허형 인적자본으로 구성된다. 특히 

본 연구는 기존 연구와 달리 특허형 인적자본과 논문형 인적자본의 가중치를 학력형 인적자본보다 

높게 가정하고 있다. 왜냐하면 단순한 학력보다는 특허와 논문이 지역의 혁신역량에 상대적으로 더

욱 큰 영향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본 논문의 분석결과는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중국

의 지역별 혁신적 인적자본이 지역별 격차를 나타내고 있다. 지역경제발전 수준이 높은 지역일수록 

혁신적 인적자본의 수준도 높다. 둘째, 지역별 혁신적 인적자본이 동태적으로 변하고 있다. 셋째, 북

경시, 상해시, 광동성, 강소성을 중심으로 지역별 집중 현상이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는 지역경제발전에서 혁신적 인적자본의 역할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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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rst Author: Sangwook Kim, Corresponding Author: Sangwook Kim
  *Sangwook Kim (jinxiangyu@pcu.ac.kr), Dept. of China Trade and Commerce, Paichai University
∙Received: 2024. 05. 31, Revised: 2024. 06. 20, Accepted: 2024. 07. 09.

Copyright ⓒ 2024 The Korea Society of Computer and Information                                               
      http://www.ksci.re.kr pISSN:1598-849X | eISSN:2383-9945



222   Journal of The Korea Society of Computer and Information 

I. Introduction

일반적으로 경제학에서는 인적자본(human capital)을 

개인이 지닌 능력, 숙련도, 지식 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노동자의 질적 수준을 의미하고 있다. 인적자본에 대한 관

심은 여전히 중요한 이론적 연구 과제 중의 하나이다. 왜

냐하면 경제발전의 중요한 생산요소 중의 하나인 노동력

을 단순히 양적인 측면에서만 접근할 것이 아니라 질적인 

측면에서도 접근하는 것이 더욱 설명력이 높기 때문이다. 

동일한 노동력을 투입하여도 전혀 다른 산출이 도출되는 

것은 양적으로만 설명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 질적인 설명

이 추가되어야 한다. 따라서 노동력의 질이 인적자본의 핵

심 개념이 된다[1][2][3][4]. 인적자본은 지역경제발전에서 

더욱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풍부한 노동력과 양질의 노동

력은 지역경제발전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요소이기 때

문이다. 특히 인적자본은 장기적으로 지역경제발전과 기술

진보를 이루는 기본적인 요소로 간주되고 있다[5][6][7].

기존의 연구들은 주로 교육연한(education year)을 통

해 인적자본을 추계하고 있다. 교육연한을 통한 인적자본

의 추계는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진다. 첫째는 교육의 인적

자본에 대한 중요성이다. 양질의 노동력을 축적하기 위해

서는 일정한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 논리는 부정할 

수 없다. 그래서 기존의 연구들에서는 교육연한 즉 초등교

육, 중등교육 그리고 고등교육을 구분하여 이들 교육연한

을 통해 인적자본을 추계하고 있다[8][14][15]. 그리고 초

등교육, 중등교육, 고등교육의 가중치를 구분하여 교육연

한의 중요도를 좀 더 구체적으로 인적자본의 추계에 반영

할 수 있다. 둘째는 자료의 이용 가능성이다. 인적자본은 

노동력의 양적인 측면과 동시에 질적인 측면을 동시에 고

려하고 있는 개념이다. 이론적으로 양질의 노동력과 우수

한 노동력의 개념이 성립되지만 이를 정량화하기 위해서

는 이용 가능한 자료가 필요하다. 기존연구들이 교육연한

법을 가장 많이 이용하는 이유는 교육에 대한 자료는 국가

별이나 지역별로 이용 가능하기 때문이다. 

경제발전 특히 지역경제발전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인

적자본의 개념도 더욱 고도화되고 있다. 우선 인적자본을 

교육수준에 따라 초급 인적자본, 중급 인적자본 그리고 고

급 인적자본으로 구분하고 있다[9][10]. 초급 인적자본은 

초등교육 수준의 인적자본을 말하고, 중급 인적자본은 중

등교육 수준의 인적자본을 말한다. 그리고 고급 인적자본

은 고등교육 수준 즉 전문대학이나 대학 이상의 인적자본

을 말한다. 따라서 교육연한에 따라 인적자본의 수준을 구

분하고 경제발전에 대한 각각의 의미를 다르게 부여하고 

있다. 인적자본은 인간에 축적된(embodied in human) 

자본(capital)이다. 즉 인간에게 내재된 자본이다. 만약 인

간이 건강하지 못하면 인적자본의 축적에 부정적인 영향

을 초래하게 된다. 그래서 건강이 인적자본의 기초가 된

다. 이러한 측면에서 인적자본을 건강한 인적자본(health 

human capital)으로 의미를 더욱 구체화하기도 한다[11]. 

이론적으로 인적자본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 이유는 인적

자본이 경제발전이나 지역경제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역할은 인적자본이 경제적 가치

(economic value)를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인적자본

은 직접적으로 경제발전에 영향을 미치기 보다는 간접적

인 영향이 더욱 크다. 예를 들면 인적자본은 기술진보를 

촉진하고 기술진보는 다시 경제발전을 촉진하는 구조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혁신적 인적자본(innovative human 

capital)의 개념이 대두되고 있다[12][13]. 혁신적 인적자

본은 기존의 인적자본 개념보다 간접적 효과를 더욱 잘 나

타내고 있다. 즉 기존의 인적자본은 단순히 교육연한이 길

어지면 인적자본의 양도 증가하는 구조인데 혁신적 인적

자본은 교육연한과 함께 혁신역량(innovation capability)

도 함께 고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혁신역량은 과학기

술 관련 논문의 성과나 특허를 통해 고려해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기존의 연구를 바탕으로 중국의 지역별 인적

자본을 혁신적 인적자본 개념을 이용하여 추계하고 비교

하고 있다. 중국은 개혁개방 이래 지속적으로 기술진보를 

기반으로 지역별 혁신역량 제고를 지역경제발전정책의 핵

심으로 설정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들은 지역별 인적자본

의 축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단순히 교육연한만을 

이용한 인적자본의 추계는 이러한 혁신역량을 반영하기에

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혁신적 인적자본을 

통해 혁신역량이 체화된 인적자본을 추계하고 이를 지역

별로 비교해 보고자 한다. 특히 본 연구는 기존의 연구를 

바탕으로 혁신적 인적자본을 추계할 때 교육적인 측면 외

에 특허와 논문의 역할을 상대적으로 더욱 중요하게 가정

하고 있다. 왜냐하면 혁신역량은 단순한 교육뿐만 아니라 

논문과 특허를 통해 더욱 잘 체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II. Literature Reviews

인적자본에 대한 실증분석은 국가별로 또는 지역별로 

많이 시도되고 있다. 인적자본의 실증분석에서 가장 중요

한 것은 인적자본에 대한 개념의 정립이다. 경제발전 측면

에서 보면 인적자본은 물적자본(physical capital)과 마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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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로 투입변수이다. 따라서 투자의 성격을 가진다. 그러

나 인적자본을 경제발전의 변수로 고려할 때 투자의 결과

나 성과를 이용하고 있다. 가장 일반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교육연한방법(education year method)이 바로 이러한 

특징을 가진다. 교육연한방법은 일정 기간의 교육을 수료

하면 인적자본의 축적 양이 상대적으로 증가하는 논리이

다. 이 논리에 따르면 학력 수준이 높을수록 인적자본의 

축적 양도 증가하게 된다. 이 논리를 통해 노동력의 질을 

설명하는 것이다. 학력 수준과 인적자본의 관계를 부정하

는 것은 무리이다. 왜냐하면 학력수준과 인적자본은 부정

할 수 없는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단순히 

학력 수준만이 높다고 해서 인적자본의 수준도 높은 것으

로 해석하는 것은 어느 정도의 무리는 있다. 왜냐하면 일

정한 학력을 이수하여도 그만큼의 학습 성과를 반드시 보

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교육연한방법을 이용한 중국의 인적자본의 추계와 관련

해서 Chen, et al.(2004)[14]과 Kim(2008)[15], Li, et 

al.(2014)[16], Shao(2014)[17], Chen(2021)[18], Xie & 

Kim(2023)[19] 등의 연구가 있다. Chen, et al.(2004)은 

중국의 지역별 인적자본을 추계할 때 인적자본을 교육연

한(education year)에 따라 초급 인적자본, 중급 인적자

본 그리고 고급 인적자본으로 구분하고 있다. Chen, et 

al.(2004)은 1987-2001년 중국의 지역별 인적자본을 추계

할 때 문맹의 교육연한을 0으로 가정하였다. 그리고 초등

학교의 교육연한은 6년, 중학교는 9년 고등학교는 12년으

로 가정하고 대학 및 대학이상은 16년으로 가정하고 있다

[14]. Kim(2008)연구도 기본적으로는 Chen, et al.(2004)

과 같은 방법을 이용하고 있다. Kim(2008)은 중국의 지역

별 인적자본을 세 개의 등급으로 구분하여 지역경제발전

격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15]. Li, et al.(2014)은 

연구는 기존의 교육연한 방법과는 다른 평생소득접근법

(life income approach)을 이용하고 있다. Li, et 

al.(2014)는 1985-2010년의 자료를 이용하여 지역별 인적

자본을 추계할 때 교육연한법과 다른 평생소득접근법을 

이용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나름대로의 의의가 있다[16]. 

Shao(2014)의 연구는 인적자본이 지역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 할 때 인적자본 변수를 이용하였다. 

Shao(2014)는 기존의 연구들과 달리 인적자본을 추계하

는 것이 아니라 직접 대리변수(proxy variable)를 이용하

였다. Shao(2014)는 15-64세의 노동 가능인구, 대학의 졸

업생 수, 그리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교육재정을 인적

자본의 대리변수 이용하였다[17]. Shao(2014)의 방법은 

인적자본을 변수로 이용할 때 단순하게 대리변수를 이용

하기 때문에 실증분석에는 용이하지만 대리변수의 설명력

은 여전히 한계로 남는다. 특히 인적자본은 노동력의 질적 

수준을 의미하는데 Shao(2014)의 3개의 대리변수는 노동

력의 질적 수준을 설명하기에는 비교적 한계가 크기 때문

이다. 

최근 Chen(2021)[18]과 Xie & Kim(2023)[19]은 중국의 

지역별 인적자본을 다시 추계하고 있다. 이들 연구 역시 

초등학교의 교육연한은 6년, 중학교는 9년 고등학교는 12

년으로 가정하고 대학 및 대학이상은 16년으로 가정하고 

있다. 그러나 Chen(2021)은 다른 연구들과는 다르게 문맹

도 교육연한을 0이 아닌 2로 가정하고 있다. 왜냐하면 비

록 교육수준이 문맹이라도 노동력은 어느 정도의 스킬은 

가지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18]. Xie & Kim(2023)도 교

육연한방법을 이용하여 중국의 지역별 인적자본을 추계하

고 있다. Xie & Kim(2023)은 Chen(2021)과 달리 여전히 

문맹은 교육연한을 0으로 가정하고 있다. 이들 연구들은 

비록 혁신적 인적자본이 아닌 기존의 인적자본 개념을 추

계하고 있지만 교육연한방법(education year method)은 

혁신적 인적자본의 추계에도 참고할 의의가 있다. 

기존의 인적자본의 연구와 비교할 때 혁신적 인적자본

에 대한 연구는 아직은 기초적 단계에 있다. 왜냐하면 인

적자본의 개념도 명확하게 정립되지 못한 상황에서 혁신

적 인적자본의 개념을 정립하는 것은 더욱 힘들기 때문이

다. 혁신적 인적자본의 개념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들이 공

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그러나 물적자본과 마찬가지로 혁

신적 인적자본을 정량화하는 과정은 여러 가지 애로점들

이 존재하고 있다. 인적자본을 투자의 개념으로 보면 물적

자본의 추계와 마찬가지로 감가상각의 문제가 존재한다. 

그러나 기존의 대부분의 연구들은 교육연한방법을 채택하

고 있기 때문에 감가상각의 문제는 고려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리고 초등교육, 중등교육 그리고 고등교육을 단순

히 교육연한으로 추계할 것인지 아니면 교육연한의 축적

으로 추계할 것인지도 앞으로 고민해야 할 문제 중의 하나

이다. 왜냐하면 고등교육은 이미 초등교육과 중등교육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을 대상으로 혁신적 인적자본의 대표적인 실증연구

로는 Zhang, et al.(2010)[20]과 Qi, et al.(2022)[13]이 있

다. Zhang, et al.(2010)은 혁신적 인적자본의 개념을 실

증분석에 이용하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나름대로의 연구의

의가 있다. 그러나 Zhang, et al.(2010)은 혁신적 인적자

본 구성할 때 여전히 교육연한법을 이용하고 있다. 다만 

기존 연구와 비교할 때 차별성은 초등교육, 중등교육은 혁

신적 인적자본에 포함하지 않고 대학교육과 대학원교육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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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혁신적 인적자본에 포함하고 있다[20]. Zhang, et 

al.(2010)의 논리는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을 경우 혁신역

량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대학교육과 대학원교육 만

을 별도로 분리해서 혁신적 인적자본을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이다. Zhang, et al.(2010)의 연구는 방법론적인 측면에

서 기존연구와 차별성을 시도하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나

름대로의 연구의의가 있지만 엄격하게 말하면 기존연구에

서도 대학교육과 대학원교육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

는 동시에 한계가 되고 있다. Qi, et al.(2022)의 연구는 

Zhang, et al.(2010)와 달리 혁신적 인적자본의 구성요소

를 더욱 발전시키고 있다. Qi, et al.(2022)의 혁신적 인적

자본은 학력형 인적자본, 특허형 인적자본 그리고 논문형 

인적자본을 포함하고 있다[13]. 학력형 인적자본은 기존연

구들에서 이용하고 있는 교육연한을 기초로 하는 인적자

본을 말한다. Qi, et al.(2022) 역시 교육연한방법을 이용

하고 있다. 그러나 특허형 인적자본과 논문형 인적자본을 

혁신적 인적자본에 포함하는 것은 기존연구와 차별성을 

가진다. Qi, et al.(2022)은 중국의 장강삼각주의 3개의 성

과 1개의 시를 대상으로 혁신적 인적자본이 지역경제발전

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하고 있다[13]. 본 연구는 

Zhang, et al.(2010)과 Qi, et al.(2022)의 연구를 바탕으

로 중국의 31개 성급 행정구역을 대상으로 지역별 혁신적 

인적자본을 추계하여 비교하고 있다.

III. Method and Data

1. Method

본 연구는 혁신적 인적자본을 학력형 인적자본, 특허형 

인적자본 그리고 논문형 인적자본의 합으로 보고 있다. 따

라서 본 연구는 Zhang, et al.(2010)[20]과 Qi, et 

al.(2022)[13]을 바탕으로 식(1)과 식(2)을 이용하여 혁신적 

인적자본을 추계한다. 

                             식(1)

                                 식(2)

식(1)에서 IHC는 혁신적 인적자본을 나타내고, HD는 학

력형 인적자본, 식(2)의 PA는 특허형 인적자본, Q는 논문

형 인적자본을 나타낸다. 그리고 식(2)의 HZ는 식(1)의 HD

와 대비하여 비학력형 인적자본스톡 즉 특허헝 인적자본과 

논문형 인적자본의 합계이다. 식(1)에서 i는 지역을 나타내

고 t는 연도를 나타낸다. 그리고 식(1)의 a, b와 식(2)의 c, 

d는 가중치를 나타내는 파라미터이다. a와 b는 학력형 인

적자본과 비학력형 인적자본의 중요도를 비교하고 있다. 

Qi, et al.(2022)의 연구에서는 이 비중을 2.1:0.8로 설정하

고 있다. 이 비중의 의미는 혁신적 인적자본에서 여전히 학

력 즉 교육연한이 상대적으로 더욱 중요하다는 것이다. 그

러나 본 연구에서는 이 비중을 반대 즉 0.8:2.1로 설정하고

자 한다. 왜냐하면 혁신적 인적자본 개념은 기존의 인적자

본 개념과 달리 혁신역량을 더욱 중요시하기 때문이다. 물

론 높은 수준의 교육이 혁신역량을 높이는데 도움은 되지

만 단순히 교육연한이 길다 해서 반드시 혁신역량이 높은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식(2)의 c와 d는 특허형 인적자본과 

논문형 인적자본의 중요도를 나타내는 가중치이다. 본 연

구도 Qi, et al.(2022)와 마찬가지로 이 비중을 1:1로 설정

한다. 왜냐하면 특허와 논문이 혁신역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별도의 연구가 필요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우선 이 둘의 비중을 동일하게 두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HD는 기존의 연구와 달리 전문대학 이상의 

학력을 가진 인구수가 전체 지역 인구수에서 차지하는 비

중으로 계산한다. 기존 연구에서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HD를 계산하고 있다. 전체인구에서 초등학교 학력을 가진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 중등학교 학력을 가진 인구가 차지

하는 비중 그리고 고등학교 학력을 가진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을 이용하기도 한다. 그리고 지역의 전체 취업인구에

서 취업인구의 학력별 수준을 통해 HD를 계산하기도 한

다. 또한 전체 인구에서 대학이나 대학 이상의 학력 수준

을 가진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으로 HD를 계산하기도 한

다. 본 연구에서는 전문대학 이상의 학력을 가진 인구가 

지역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HD를 계산한다. 

왜냐하면 전문대학도 특정한 기술이나 스킬에 대한 전문

성을 높이는 교육기관이기 때문이다.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전문대학이 가지는 의미가 오히려 4년제 대학보다는 높을 

수도 있다. HD의 분모인 지역 전체 인구는 기존 연구를 

참고하여 6세 이상의 지역 인구수를 이용한다. HD의 분자

는 전문대학 이상의 학력을 가진 인구수에 교육연한 16년

을 곱하여 계산한다. 16년은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대학교 4년을 합한 것이다. 

2. Data

본 연구에서는 HD를 계산할 때 두 가지 자료가 필요하

다. 첫째는 지역별 6세 이상의 지역 인구수이다. 둘째는 

지역 내 인구의 교육수준정도이다. 이 자료들은 중국인구

통계연감(China Population Statistical Yearbook)을 이

용한다. 중국인구통계연감은 매 10년마다 조사하는 전국

인구센서스를 기초로 하고 있다. 그리고 인구센서스조사 

연도가 아닌 연도의 자료는 샘플조사의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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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는 특허형 인적자본을 말한다. 중국의 특허는 크게 

발명특허, 실용신안특허와 외관 디자인을 포함하고 있다. 

중국통계연감(China Statistical Yearbook)은 지역별 특

허 신청 수와 특허 비준 수를 제공하고 있다. 특허를 신청

한다고 해서 반드시 비준되는 것은 아니다. 일반적으로 엄

격한 심사를 거쳐 특허는 비준된다. 따라서 신청 수가 비

준 수보다는 더욱 많은 것이 합리적이다. 본 연구에서는 

특허 신청수를 혁신적 인적자본 추계에 이용한다. 그 이유

는 특허 비준 수보다 신청 수가 많기 때문은 아니다. 본 연

구에서의 혁신적 인적자본은 결과를 중시하는 것이 아니

라 투입을 중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비준 수보다 

신청 수가 지역의 혁신역량을 더욱 잘 나타내고 있다고 본

다. 마지막으로 PA는 표준화 과정을 거쳐 지수화 한다. 

Q는 논문형 인적자본을 나타내고 있다. 본 논문은 논문

형 인적자본을 계산하기 위해 세 가지 종류의 논문 즉 

SCI(Science Citation Index), EI(Engineering Index), 

ISTP(Index to Scientific & Technical Proceedings)을 

이용한다. SCI는 주로 과학 분야의 논문이고, EI는 엔지니

어 분야의 논문이다. 그리고 ISTP는 주로 과학기술회의를 

수록한 논문이다. 이 세 가지 종류의 논문들은 과학기술의 

발전 수준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혁신적 인적자본의 추

계에서 혁신역량을 나타낼 수 있다. 그리고 Q도 PA와 마

찬가지로 표준화를 통해 지수화해서 식(1)과 식(2)에 이용

한다.

3. Regions and Period

본 연구는 중국의 지역별 혁신적 인적자본을 추계하고 

있다. 본 연구는 중국의 31개 성급 행정구역을 지역으로 

설정한다. 중국은 22개의 성과 4개의 직할시 그리고 5개

의 자치구를 성급 행정구역이라 한다. 이 경우에는 홍콩, 

마카오 그리고 대만은 포함하지 않는다. 기존 연구들에서 

31개 지역의 인적자본을 추계하면 지역별로 큰 격차가 있

다. 본 연구도 이러한 지역별 격차를 비교하는 것이 연구

목적이기 때문에 지역경제발전 수준이 낮은 지역들도 모

두 분석 대상에 포함한다. 본 연구의 분석기간은 2002년

부터 2019년으로 설정한다. 중국인구통계연감에서 2000

년의 자료가 부재하기 때문에 본 연구는 2002년-2019년

을 분석기간으로 설정한다. 2020-2022년 기간은 코로나

19의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기간이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코로나19 기간을 분석기간에 포함하지 않

는다. 

IV. Empirical Analysis Results

1. Comparison of HD

본 연구는 중국의 31개 지역을 대상으로 혁신적 인적자

본을 추계하고 있다. 표1은 식(1)의 HD 즉 학력형 인적자

본을 계산한 결과이다. 표1은 해당 연도에서 지역별 비교

가 가능하고 해당 지역의 2002년, 2011년 그리고 2019년

의 동태적 비교도 가능하다. 표1의 HD의 지역별 추계결과

는 몇 가지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는 지역경제발전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의 학력형 인적자본의 크기

가 크다. 2002년을 기준으로 HD가 가장 큰 지역은 북경시

(Beijing)로 3.729이다. 그 다음은 상해시(Shanghai)가 

2.411, 천진시(Tianjin)가 1.690이다. 산동성(Shandong), 

광동성(Guangdong), 절강성(Zhejiang)의 HD도 상대적으

로 크다. 2019년의 HD는 북경시가 8.078로 가장 크고, 그 

다음은 상해시와 천진시가 4.918과 4.619로 크다. 이는 지

역경제발전 수준과 HD가 정(+)의 관계가 있음을 의미한

다. 둘째는 신강자치구(Xinjiang), 영하자치구(Ningxia)와 

내몽고자치구(Inner Mongolia)과 같이 지역경제발전 수

준이 높지는 않은데 HD가 높은 지역들이 있다. 이는 이들 

지역 전체 인구에서 전문대학 이상의 학력을 가진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이다. 다른 말로 하

면 이들 지역의 혁신역량을 높일 수 있는 인재가 상대적으

로 풍부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존 연구들에서는 이들 지

역의 인적자본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게 나타나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이

들 지역의 혁신적 인적자본은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증가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셋째는 이러한 지역별 구조적 특

징이 2011년과 2019년에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2011

년 북경시(Beijing)의 HD가 5.430으로 가장 크고 그 다음

은 상해시(Shanghai)와 천진시(Tianjin)로 각각 3.389와 

3.359이다. 2019년 역시 북경시(Beijing), 상해시

(Shanghai), 천진시(Tianjin)의 HD는 각각 8.078, 4.918, 

4.619로 전국에서 가장 높다. 이러한 결과는 혁신적 인적

자본의 지역집중이 존재하는 것을 의미한다. 넷째는 대부

분 지역의 HD가 시간이 지나면서 절댓값이 모두 증가하고 

있다. 이는 지역의 혁신역량을 이끌어 나갈 고학력 수준의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본 연구의 

HD는 기존의 연구와 달리 전문대학 이상의 학력 수준을 

가진 인구가 지역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계산

하고 있다. 따라서 HD의 값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은 

향후 혁신적 인적자본의 축적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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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ion 2002 2011 2019

Beijing 3.279 5.430 8.078 

Tianjin 1.690 3.359 4.619 

Hebei 0.750 0.858 1.810 

Shanxi 0.741 1.298 2.424 

Inner Mongolia 0.903 2.024 3.288 

Liaoning 0.883 2.005 2.744 

Jilin 1.040 1.453 2.071 

Heilongjiang 0.779 1.507 2.299 

Shanghai 2.411 3.389 4.918 

Jiangsu 0.612 1.929 2.809 

Zhejiang 0.924 2.009 2.632 

Anhui 0.423 1.094 1.952 

Fujian 0.672 1.941 1.793 

Jiangxi 0.465 1.160 1.943 

Shandong 0.908 1.432 2.144 

Henan 0.688 1.223 1.719 

Hubei 0.617 1.798 2.353 

Hunan 0.695 1.267 2.114 

Guangdong 0.824 1.692 2.302 

Guangxi 0.557 1.408 1.513 

Hainan 0.574 1.230 2.352 

Chongqing 0.536 1.841 2.467 

Sichuan 0.599 1.328 2.262 

Guizhou 0.563 1.318 1.331 

Yunnan 0.319 1.117 1.804 

Xizang 0.126 0.795 1.359 

Shaanxi 0.633 1.625 2.193 

Gansu 0.488 1.414 1.908 

Qinghai 0.505 1.455 2.201 

Ningxia 0.906 1.433 2.262 

Xinjiang 1.581 2.263 2.380 

Table 1. Comparison of HD

2. Comparison of PA

본 연구의 혁신적 인적자본은 교육형 인적자본, 특허형 

인적자본 그리고 논문형 인적자본을 포함하고 있다. 표2는 

식(2)의 PA 즉 특허형 인적자본을 계산한 결과이다. PA는 

지역별 특허의 신청 수를 표준화 한 값이다. 표2에서도 몇 

가지 특징을 발견 할 수 있다. 첫째는 역시 표1과 마찬가

지로 지역경제발전 수준이 높은 지역일수록 PA의 절댓값

이 크다. 이는 PA가 지역경제발전 수준을 높이는데 긍정

적인 공헌을 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둘째는 표2에서

는 PA가 가장 높은 지역이 광동성(Guangdong)으로 절댓

값이 0.995이다. 그리고 상해시(Shanghai)가 0.578이고 

절강성(Zhejiang)이 0.500이다. 표1의 HD는 북경시

(Beijing)가 가장 높았지만 표2의 PA는 광동성이 가장 높

다. 그리고 이들 지역 사이의 격차도 표1에서는 크지 않았

는데 표2에서는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다. 즉 PA는 광동

성, 절강성과 강소성(Jiangsu)이 절대적으로 큰 지역 특징

을 나타낸다. 셋째는 앞에서도 언급하고 있듯이 PA의 지

역별 집중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PA의 지역별 

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특징은 혁신적 인적자본의 형성에

도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 

region 2002 2011 2019

Beijing 0.401 0.223 0.278 

Tianjin 0.155 0.110 0.116 

Hebei 0.156 0.050 0.123 

Shanxi 0.047 0.036 0.037 

Inner Mongolia 0.034 0.010 0.023 

Liaoning 0.285 0.106 0.084 

Jilin 0.098 0.023 0.036 

Heilongjiang 0.127 0.067 0.043 

Shanghai 0.578 0.230 0.213 

Jiangsu 0.378 1.000 0.735 

Zhejiang 0.500 0.508 0.538 

Anhui 0.067 0.139 0.204 

Fujian 0.189 0.092 0.187 

Jiangxi 0.059 0.027 0.111 

Shandong 0.372 0.314 0.324 

Henan 0.128 0.097 0.176 

Hubei 0.143 0.121 0.173 

Hunan 0.140 0.084 0.129 

Guangdong 0.995 0.563 1.000 

Guangxi 0.055 0.023 0.049 

Hainan 0.015 0.004 0.009 

Chongqing 0.091 0.091 0.081 

Sichuan 0.173 0.142 0.160 

Guizhou 0.036 0.023 0.052 

Yunnan 0.051 0.020 0.041 

Xizang 0.000 0.000 0.000 

Shaanxi 0.073 0.092 0.111 

Gansu 0.022 0.014 0.031 

Qinghai 0.004 0.001 0.003 

Ningxia 0.014 0.002 0.009 

Xinjiang 0.035 0.013 0.015 

Table 2. Comparison of PA

3. Comparison of Q

표3은 식(2)의 Q 즉 논문형 인적자본을 표준화한 결과

이다. 표3에서는 지역별 비교를 통해 몇 가지 특징을 발견

할 수 있다. 첫째 HD나 PA와 마찬가지로 Q 역시 지역경

제발전 수준이 높은 지역일수록 절댓값이 상대적으로 크

다. 이는 지역경제발전 수준이 높은 지역의 연구 성과가 

상대적으로 많이 창출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둘째 Q

는 북경시(Beijing)가 중국에서 절대적인 비중을 가지고 있

다. 표3의 2002, 2011, 2019 모두 북경시는 1.000 값을 

가진다. 이는 다른 지역과 비교할 때 북경시의 Q가 절대적

인 비중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북경시의 연구 성과의 

절대적인 비중은 전체 혁신적 인적자본의 형성에 정(+)의 

영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셋째 논문형 인적

자본은 북경시, 상해시(Shanghai), 강소성(jiangsu)과 광

동성(Guangdong)에 집중하고 있다. 2002년 북경시의 Q

는 1.000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

며, 상해시와 강소성은 각각 0.445와 0.253으로 그 다음이

다. 2011년에는 상해시와 강소성의 Q는 각각 0.485와 

0.490으로 2002년과 비교할 때 북경시와의 격차는 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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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어들었다. 2019년의 Q는 강소성이 0.650으로 상해시의 

0.482를 초과하였다. 그리고 광동성의 Q가 0.401로 상해

시와 근접하고 있다. 이는 강소성의 연구 성과가 상해시를 

초과하고 있으며 광동성의 논문형 인적자본스톡이 점차 

증가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넷째 천진시와 중경시와 같이 

지역경제발전 수준이 높은 직할시의 Q 값이 작다. 이는 

PA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지역경제발전 수준은 높은데 

PA와 Q가 상대적으로 작은 것은 중요한 의의가 있다. 왜

냐하면 단순히 HD 즉 학력형 인적자본으로 볼 때 이들 지

역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이는데 PA와 Q에서는 낮

은 수준이면 혁신역량의 발전에 소극적인 영향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즉 학력만 높았지 혁신적인 성과는 부족

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혁신적 인적자본의 형성에 중

요한 의의가 있다. 학력이 곧 혁신이 아닐 수 있음을 의미

하기 때문이다.

region 2002 2011 2019

Beijing 1.000 1.000 1.000 

Tianjin 0.118 0.148 0.181 

Hebei 0.038 0.082 0.085 

Shanxi 0.033 0.047 0.069 

Inner Mongolia 0.004 0.014 0.022 

Liaoning 0.174 0.244 0.230 

Jilin 0.099 0.148 0.143 

Heilongjiang 0.097 0.195 0.177 

Shanghai 0.445 0.485 0.482 

Jiangsu 0.253 0.490 0.650 

Zhejiang 0.159 0.283 0.299 

Anhui 0.117 0.133 0.168 

Fujian 0.054 0.089 0.121 

Jiangxi 0.008 0.051 0.074 

Shandong 0.125 0.236 0.303 

Henan 0.027 0.114 0.144 

Hubei 0.171 0.266 0.337 

Hunan 0.091 0.205 0.225 

Guangdong 0.113 0.251 0.401 

Guangxi 0.009 0.035 0.050 

Hainan 0.001 0.006 0.014 

Chongqing 0.035 0.114 0.137 

Sichuan 0.097 0.212 0.282 

Guizhou 0.008 0.013 0.030 

Yunnan 0.028 0.042 0.055 

Xizang 0.000 0.000 0.000 

Shaanxi 0.211 0.304 0.368 

Gansu 0.063 0.079 0.075 

Qinghai 0.001 0.002 0.005 

Ningxia 0.001 0.003 0.008 

Xinjiang 0.005 0.016 0.026 

Table 3. Comparison of Q

4. Comparison of IHC

표4는 식(1)을 이용하여 혁신적 인적자본(IHC)을 추계하

고 있다. 표4는 앞에서 추계한 HD, PA 그리고 Q를 합하

고 있다. 특히 본 연구는 Qi, et al.(2022)와 달리 HD의 가

중치를 낮게 설정하고 PA와 Q의 가중치를 상대적으로 높

게 설정하고 있다. 이를 통해 특허와 논문과 같은 혁신역

량이 혁신적 인적자본에 대한 영향을 더욱 강조하고 있다. 

PA와 Q의 분석 결과에서도 나타나고 있듯이 학력 수준이 

높다고 반드시 PA와 Q가 높은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표4의 혁신적 인적자본의 결과는 몇 가지 특징을 발견

할 수 있다. 첫째, 지역경제발전 수준이 높은 지역일수록 

혁신적 인적자본의 규모도 크다. 표4의 세 개 연도에서 지

역경제발전 수준이 높은 북경시, 상해시, 광동성, 절강성, 

천진시, 강소성과 산동성은 상위 7개 지역에 포함되고 있

다. 이는 혁신적 인적자본과 지역경제발전이 서로 정(+)의 

관계가 있음을 나타낸다. 즉 우수한 혁신적 인적자본은 지

역경제발전에 적극적인 영향을 초래하고 있으며 반대로 

지역경제발전을 위해서 혁신적 인적자본의 규모를 높일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둘째, 지역별 혁신적 인적자본스톡이 동태적으로 변하

고 있다. 표4에서 북경시는 세 개 연도에 모두 중국에서 

혁신적 인적자본이 가장 큰 지역이다. 그러나 상해시의 혁

신적 인적자본스톡은 2002년에는 4.077인데 2011년에는 

3.430, 2019년에는 3.388로 계속 감소하고 있다. 물론 PA

와 Q가 표준화된 지수이기 때문에 연도별 비교를 직접적

으로 하기에는 조금은 무리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세 개 

연도에서 IHC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것은 이 지

역의 혁신역량이 다른 지역과 비교할 때 감소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상해시와 반대로 강소성은 오히려 IHC가 지속

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02년 강소성의 IHC는 1.815로 

광동성이나 절강성보다 낮은 수준이다. 그러나 2011년 강

소성의 IHC는 3.619로 상해시의 3.430과 절강성의 2.400

보다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2019년 강소성

의 IHC는 3.398로 상해시의 3.388보다 높은 수준이다. 광

동성도 2022년의 IHC는 2.986으로 상해시보다 낮은 수준

이지만 2019년에는 IHC가 3.601로 증가하여 상해시보다 

조금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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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ion 2002 2011 2019

Beijing 5.565 5.192 5.307 

Tianjin 1.925 1.894 1.976 

Hebei 1.007 0.877 1.037 

Shanxi 0.761 0.767 0.815 

Inner Mongolia 0.802 0.773 0.817 

Liaoning 1.670 1.441 1.366 

Jilin 1.246 1.191 1.208 

Heilongjiang 1.094 1.173 1.085 

Shanghai 4.077 3.430 3.388 

Jiangsu 1.815 3.619 3.398 

Zhejiang 2.123 2.400 2.497 

Anhui 0.725 0.910 1.120 

Fujian 1.048 0.918 1.184 

Jiangxi 0.513 0.536 0.761 

Shandong 1.770 1.881 2.043 

Henan 0.876 0.994 1.222 

Hubei 1.153 1.306 1.565 

Hunan 1.041 1.163 1.299 

Guangdong 2.986 2.369 3.601 

Guangxi 0.580 0.567 0.654 

Hainan 0.493 0.480 0.508 

Chongqing 0.693 0.859 0.887 

Sichuan 1.046 1.223 1.407 

Guizhou 0.543 0.526 0.623 

Yunnan 0.421 0.385 0.457 

Xizang 0.101 0.101 0.101 

Shaanxi 1.103 1.338 1.512 

Gansu 0.569 0.586 0.613 

Qinghai 0.415 0.410 0.421 

Ningxia 0.756 0.735 0.761 

Xinjiang 1.349 1.326 1.351 

Table 4. Comparison of IHC

셋째, 2002년과 2019년의 IHC을 비교할 때 절댓값이 

증가된 지역과 감소한 지역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IHC의 

절댓값이 감소한다는 것은 지역의 혁신역량이 다른 지역

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 

지역에는 북경시와 상해시 그리고 요녕성, 길림성, 흑룡강

성이 있다. 그중 북경시와 상해시는 2002년의 절대값이 

가장 높았기 때문에 2019년에 조금 감소한 것이다. 그리

고 여전히 전국에서 높은 비중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동북지역의 요녕성, 길림성, 흑룡강성은 IHC의 절대값이 

낮으면서도 감소하고 있다. 이는 이들 지역의 혁신역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2002년과 2019년

을 비교할 때 IHC의 절댓값이 크게 증가한 지역은 앞의 5

개 지역을 제외한 26개 지역이 있다. 그 중 강소성과 광동

성의 증가 폭이 가장 크다. 2002년 강소성의 IHC는 1.815

이고 2019년에는 3.398로 증가하였다. 광동성의 2002년 

IHC는 2.986이고 2019년에는 3.601로 증가하였다. 이는 

강소성과 광동성의 지역의 혁신역량이 다른 지역과 비교

할 때 크게 증가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특히 강소성과 광

동성은 2019년의 HD, PA, Q 모두 2002년과 비교할 때 크

게 증가하고 있다. PA와 Q가 표준화된 지표인데도 지속적

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은 다른 지역과 비교할 때 비중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Ⅴ. Conclusion

본 연구는 중국의 31개 지역을 대상으로 2002-2019년 

기간 지역별 혁신적 인적자본을 비교하고 있다. 본 연구는 

기존 연구와 달리 특허형 인적자본과 논문형 인적자본의 

가중치를 학력형 인적자본보다 높게 가정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학력보다는 특허와 논문이 혁신역량에 더욱 큰 영

향을 초래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본 논문의 분석

결과는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중국의 지역별 혁

신적 인적자본이 지역별 격차를 나타내고 있다. 즉 지역경

제발전 수준이 높은 지역일수록 혁신적 인적자본의 수준

도 높다. 둘째, 지역별 혁신적 인적자본이 동태적으로 변

하고 있다. 셋째, 북경시, 상해시, 광동성, 강소성을 중심

으로 지역별 집중 현상이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본 연구

는 혁신적 인적자본을 교육, 특허, 논문 세 가지 측면에서 

접근하여 중국의 지역별로 혁신적 인적자본을 추계하고 

있다. 특히 학력형과 비학력형 인적자본의 가중치는 고려

하고 있지만 학력형 인적자본, 특허형 인적자본 그리고 논

문형 인적자본의 가중치는 향후 연구에서 지속적으로 고

민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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