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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섬유산업은 업계의 구조개선 및 수출시장 다변화 노력, 원화 환율 상승 등에 힘입어 생

산이 2006년 이후 증가세로 반전된 데 이어 수출도 2009년을 저점으로 빠른 신장세를 나타

내는 등 본격적인 회복국면에 진입하였다. 

그러나 중국이 제12차 5개년(2011~2015) 계획 기간에 신기술 및 신섬유 개발, 자체 브랜드 

육성, 고성능 산업용섬유의 산업화 등 구조고도화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어, 회복국면에 

접어든 우리 섬유산업에 새로운 위협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중국 섬유산업은 10·5계획 및 11·5계획 기간에 추진한 섬유소재 육성에 힘입어 원료/사 - 

직물 - 의류/제품에 이르는 전 가치사슬이 균형성장과 함께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하면서 경

쟁력이 크게 강화되었고, 이로 인해 세계시장 잠식을 가속화하는 등 우리나라 섬유산업에 많

은 어려움을 야기한 바 있다. 우리 섬유산업은 신기술 및 신소재 개발력 미흡, 디자인 수준 열

위, 글로벌 브랜드 부재 등으로 선진국의 벽을 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의 추격을 받으

면서 세계시장을 잠식당한 것이다. 

따라서 우리 섬유산업은 앞으로 중국 섬유산업의 구조고도화정책에도 불구하고 중국시장은 

물론 세계시장으로의 수출확대를 지속할 수 있도록 중국과 차별화된 생산 및 수출전략을 마

련해야 할 것이다. 우선 고성능 산업용섬유의 원천기술 개발과 함께 생산기반 강화가 필요하

고, 직물업체들은 경량·박지(고밀도)직물, 텍스타일직물, 복합 기능성 직물 중심의 생산체제

로 전환하며, 의류업계는 자체 패션브랜드 중심의 산업구조로 전환해야 한다.

산 업 경 제 포 커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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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섬유산업은 업계의 구조개선 및 수출시

장 다변화 노력, 원화 환율 상승 등에 힘입어 생산

이 2006년 이후 증가세로 반전된 데 이어 수출도 

2009년을 저점으로 빠른 신장세를 나타내는 등 

본격적인 회복국면에 진입하였다. 국내 섬유생산

은 2000~2006년 기간 동안 연평균 1.8% 감소에서 

2006~2009년 기간 동안 4.7% 증가하여 2009년 현

재 37조 3,000억원으로 사상 최고치였던 2002년 

수준(37조 8,000억원)을 거의 회복하였고, 수출

도 2009년 116억 달러에서 2011년 159억 달러로 

37.1%나 증가하여 2001년(161억 달러) 이후 최고

치를 갱신하였다.

그러나 중국이 제12차 5개년(2011~2015) 계획 

기간에 신기술 및 신섬유 개발, 자체 브랜드 육성, 

고성능 산업용섬유의 산업화 등 구조고도화 정책

을 적극 추진하고 있어, 회복국면에 접어든 우리 

섬유산업에 새로운 위협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

까 하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중국 섬유산업이 

제10차 및 제11차 5개년 계획 기간에 추진한 섬

유소재산업 육성정책에 힘입어 수입 대체는 물

론 수출까지 확대하였을 뿐만 아니라 품질 수준

도 향상되면서 우리 섬유산업의 국내외 시장을 

크게 잠식하는 등 많은 어려움을 야기한 바 있다. 

따라서 우리 섬유산업이 앞으로 중국 섬유산

업의 구조고도화 정책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물론 

세계시장으로의 수출확대를 지속할 수 있도록 새

로운 대응전략 마련이 시급하다.

이에 본 고에서는 중국 섬유산업의 발전정책

과 구조변화를 살펴보고, 이로 인해 중국시장은 

물론 세계시장에서 우리 섬유산업 위상이 어떻게 

변하였는지를 분석한 다음, 정책적 시사점을 도

출하고자 한다.

(1) 중국 섬유산업의 발전정책

□ 제10차 5개년 계획과 제11차 5개년 계획

중국 정부는 제10차 5개년 계획(2001~2005년) 

기간 동안에 “섬유소재 자급률 향상”을 섬유산업

의 정책목표로 설정하고 화학섬유, 화섬직물을 

비롯한 섬유소재산업을 집중 육성하였다. 이에 

힘입어 다운스트림인 의류분야의 높은 경쟁력을 

보유한 중국 섬유산업이 업스트림인 섬유소재까

지 육성하면서 난공불락의 세계 섬유생산 대국으

로 부상하였다. 특히, 중국은 섬유소재 육성을 통

한 생산능력 확대로 의류 생산에 필요한 섬유소

재를 중국 내에서 저가로 조달함으로써 의류산업

1. 문제 제기

2. 중국 섬유산업의 발전정책과 구조변화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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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쟁력이 더욱 높아졌을 뿐만 아니라 섬유소

재산업도 생산능력 제고에 힘입어 수입대체는 물

론 수출까지 확대하면서 세계시장 잠식을 가속

화하였다. 

제11차 5개년 계획(2006~2010) 기간에는 과거

의 양적 성장에서 벗어나 질적 고도화를 섬유산

업의 발전 목표로 설정하고, 산업용 섬유를 중점 

육성하여 고부가가치 산업화를 추진하였다. 이에 

힘입어 산업용섬유 비중이 2005년 13%에서 2010

년에는 20%로 크게 상승하여 당초 목표치인 17%

를 초과하였고, 화학섬유의 차별화 비율도 2005

년 30%에서 2015년에는 42%로 높아졌다.

중국 섬유산업은 10·5계획 및 11·5계획 기간

에 추진한 섬유소재 육성에 힘입어 업스트림인 

섬유소재와 다운스트림인 의류분야가 동반 발전

하면서 시너지효과 극대화와 함께 높은 경쟁력

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힘입어 세계시장점유율

이 2000년 14.5%에서 2010년 현재 36.2%로 2.5배 

상승하여 세계시장의 1/3 이상을 점유하고 있다.

□ 제12차 5개년 계획

중국 정부는 제12차 5개년 계획(2011~2015)에

서 생산의 효율성 향상, 산업구조조정 및 제품 고

부가가치화 등 구조고도화 전략을 추구하고 있

다. 우선 염색, 화섬, 면방, 모방 등 산업 전반의 

노후설비를 폐기하여 생산설비의 효율화를 추구

하는 동시에 과잉생산설비 문제를 해결할 계획

이다. 

둘째, 자가 브랜드 개발능력을 강화할 계획이

다. 5~10개의 글로벌 브랜드를 확보하고 100대 

자체 브랜드 선도기업을 육성하여 자체 브랜드 

제품의 수출비중을 2015년까지 20%로 높일 계획

이다. 

셋째, 탄소섬유, 아라미드섬유, 고분자량폴리

에틸렌섬유, 현무암섬유 등 고성능섬유 및 복합

섬유의 산업화를 추진하고, 고성능섬유를 이용한 

풍력발전용 블레이드용 소재, 항공기·우주용 소

재, 전지분리소재, 환경 필터용 섬유, 인공기능용 

생체소재 등의 고성능·고강도 복합섬유소재를 

중점 개발할 계획이다.

넷째, 고부가가치 제품 중심의 산업구조조정

을 추진할 계획이다. 산업용섬유 비중을 2010년 

20%에서 12·5계획 말인 2015년에 25%로 더욱 

높일 계획이고, 화학섬유의 차별화 비율도 2000

년 42%에서 2015년에는 60%로 높일 계획이다. 

또한 화섬산업의 집중도를 높이기 위해 연 생산

액 100억 위안이 넘는 기업을 20개 이상 육성할 

계획이다.

다섯째, 방직기술 제고를 위해 에어제트직기, 

날염기 등 첨단설비, 고효율 신형방적설비, 기능

성 날염과 후가공 기술을 중점 개발할 계획이다. 

또한 국산 섬유기계의 시장점유율을 2000년 79%

에서 2015년에 85%로 높일 계획이다.

여섯째, 중국 정부는 녹색성장시대에 대비해 

에너지 다소비형 노후 날염설비를 신설비로 교

체할 계획이며, 바이오 효소펄프, 냉간 압연 전처

리 등 고효율 전처리기술, 디지털 날염과 같이 물

이 거의 사용되지 않는 날염가공기술 보급을 확

대할 계획이다.

일곱째, 중국 정부는 내륙지역 개발을 통해 연

안해지역 업체들의 이전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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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이다. 이를 통해 중국 전체 섬유산업 생산에서 

차지하는 내륙(중서부)지역의 생산 비중을 2015

년에 28%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중국 섬유산업은 10·5계획 및 11·5계획이 성

공을 거두었던 것처럼 12·5계획의 구조고도화 

정책이 성공을 거둘 경우 우리 섬유산업에 커다

란 위협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탄소섬유, 초고분자량폴리에틸렌섬유, 아라미드

섬유 등 고성능 섬유의 경우 우리나라는 현재 기

술개발단계 및 소량생산단계에 머물고 있지만, 

중국은 국방 및 항공·우주산업 발전에 힘입어 기

술개발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어, 이에 대한 철

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2) 생  산

중국 섬유산업은 1990년대에 섬유소재를 수입

에 의존한 채 의류 중심으로 성장하였으나, 2000

년대 들어 의류와 섬유소재가 균형 발전하면서 

높은 성장세를 나타내었다.

1990년대에는 의류가 저임의 풍부한 노동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소싱처로 자리매김하면서 높은 

성장을 하였으며, 특히 홍콩, 한국, 일본 등지로

부터의 대규모 투자유치에 성공함으로써 글로벌 

생산기지로 부상하였다. 반면, 의류생산에 필요

한 섬유소재는 대만, 한국, 일본 등지에서 수입에 

의존하였다.

2000년대 들어 의류분야의 높은 경쟁력을 보

유한 중국이 섬유소재까지 육성하면서 섬유사 - 

직물 - 의류에 이르는 전 가치사슬의 균형성장과 

함께 높은 성장세를 나타내었다. 우선 섬유소재

산업이 섬유소재 자급도 향상을 목표로 한 중국 

정부의 적극적인 육성에 힘입어 생산능력이 크게 

향상되었고, 낮은 인건비를 바탕으로 높은 경쟁

력을 갖춘 의류산업도 국내에서 섬유소재까지 조

달함으로써 원/부자재 조달비용이 낮아진 데 힘

<표 1>  중국의 섬유생산 추이
단위 : 억 위안, %

섬유소재 의  류 화학섬유 전  체
기간 연평균증가율

섬유소재 의  류 화학섬유 전  체

1995 4,604 1,470 810 6,884 - - - -

2000 5,149 2,291 1,243 8,684 2.3 9.3 8.9 4.8

2005 12,518 4,954 2,560 20,032 19.4 16.7 15.5 18.2

2007 18,733 7,600 4,121 30,454 22.3 23.9 26.9 23.3

2008 21,393 9,436 3,970 34,799 14.2 24.2 -3.7 14.3

2009 22,971 10,445 3,828 37,245 9.5 14.6 -1.1 7.0

2010 28,508 12,331 4,954 45,793 24.1 18.1 29.4 23.0

자료 : 中國國家統計局, 「中國統計年監」

주 : 기간 연평균증가율의 경우 2000년은 1995~2000년, 2005년은 2000~2005년, 2007년은 2005~2007년 기간동안의 연평균이고 2008년, 2009년 및 

2010년은 전년대비 증가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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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어 수출경쟁력이 더욱 높아졌고 생산도 높은 

증가세를 지속하였다. 특히, 2001년 중국의 WTO 

가입, 2005년 미국, EU 등의 섬유쿼터 완전 폐지   

(다자간섬유협정(Multi-Fiber Textile Arrangement : 

MFA) 폐지)에 힘입어 높은 수출증가율을 기록하

였고, 이에 힘입어 수출용 제품생산이 급증하였

다. 중국은 MFA제도하에서 쿼터보유물량이 적

어 미국, EU로의 수출확대가 어려웠었다.

2008년 이후에는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

향, 위안화 절상 및 임금 상승에 따른 수출경쟁력 

약화 등으로 생산증가율이 다소 낮아졌다. 특히, 

화학섬유는 글로벌 수요 위축으로 과잉생산문제

가 야기되면서 생산이 감소하였다.

그러나 2010년 들어서는 글로벌 경기가 회복되

고 업계 구조조정이 이루어진 데 힘입어 생산이 

다시 크게 증가하였다. 중국 정부는 2009년에 100

만톤 이상의 노후설비를 폐쇄한 데 이어 2010년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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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사를 노후설비 폐기 업체로 지정하고 폐쇄명령

을 내리는 등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추진하였다.

□ 지역별 생산구조 변화

중국은 강소성과 절강성이 최대의 섬유 산지

를 이루고 있는 가운데 하남성, 사천성, 강서성 

등 내륙지역의 생산 비중이 지속적으로 높아지

<표 2>  중국의 지역별 섬유생산 구조변화
단위 : %

순 위 지역별 2000 2005 2009 2010

1 강소성 22.6 24.3 23.3 22.3

2 절강성 17.3 23.6 19.3 19.4

3 산동성 10.3 14.5 17.2 16.8

4 광동성 13.8 10.5 10.8 10.9

5 복건성 3.3 5.1 5.6 5.5

6 하남성 3.1 2.7 3.4 3.7

9 호북성 3.9 2.1 2.6 2.9

7 하북성 3.7 2.8 2.5 2.6

10 요녕성 1.7 1.6 2.5 2.4

8 상해시 7.8 3.8 2.2 2.0

11 사천성 1.1 1.1 1.7 1.9

12 강서성 0.6 1.0 1.6 1.8

14 호남성 0.9 0.9 1.2 1.3

자료 : 中國紡織工業協會, 「中國紡織工業發展報告」, 각호.

주 : 수치는 중국 전체 섬유생산량에서 차지하는 각 지역별 비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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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강소성과 절강성은 중국 섬유 전체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10년 현재 22.3% 및 19.4%로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는데, 특히 두 지역에서 

중국 전체 화학섬유의 77.4%를 생산하고 있다. 

하지만 2000년대 중반 이후 내륙지역으로의 생산

기지 이전이 본격화되면서 이들 지역의 생산 비

중이 하락세로 반전되었다.

하남성, 사천성, 강서성, 호남성 등 내륙지역

의 생산비중은 정부의 내륙지역 개발정책에 힘

입어 2000년대에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이

들 지역의 생산비중은 2000년 각각 3.1%, 1.1%, 

0.6% 및 0.9%에서 2010년 현재 3.7%, 1.9%, 1.8% 

및 1.3%로 상승하였다. 특히, 산업 전체 투자에서 

차지하는 중서부지역으로의 투자 비율이 2005년 

26.0%에서 2010년 1~11월에 47.1%로 21.1%포인

트나 상승하였다.

한국기업이 주로 진출해 있는 산동성은 강소

성과 절강성에 이어 세 번째로 큰 생산 집적지로, 

중국 섬유 생산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 

10.3%에서 2005년 14.5%로 상승한 데 이어 2010

년 현재 16.8%로 더욱 상승하였다.

(3) 수출입

 

□ 수  출

  

2000년대 들어 높은 증가세를 나타내었던 중

국 섬유산업의 수출이 2008년부터 둔화되는 듯하

다가, 2010년 들어 다시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여 

2011년 현재 2,394억 달러에 달하고 있다. 

중국 섬유 수출은 2000년대 들어 WTO 가입에 

따른 수출여건 개선, 저임의 풍부한 노동력을 바

탕으로 한 높은 가격경쟁력, 외자유치 등을 통한 

생산능력 확대에 힘입어 높은 증가세를 나타낸 데 

이어 2005년 이후에는 미국, EU 등의 섬유쿼터 완

<표 3>  중국 섬유산업의 수출 현황
단위 : 백만 달러, %

화섬원료 섬유사 직  물 의  류 기타 제품 섬유소재 섬유산업

2000 43 3,013 9,120 32,292 4,221 12,176 48,689

2005 358 5,277 23,630 65,914 11,969 29,265 107,148

2011 2,063 11,737 54,452 143,264 27,823 68,252 239,339

연평균
증가율

1995~2000 1.9 4.1 1.6 8.7 4.8 2.2 6.5

2000~2005 52.6 11.9 21.0 15.3 23.2 19.2 17.1

2005~2007 60.5 21.8 15.7 28.4 15.7 17.5 24.1

2008 9.1 4.8 15.1 4.0 24.6 12.9 8.2

2009 -23.0 -15.5 -10.5 -11.1 0.3 -11.6 -9.9

2009~2011 63.0 30.1 29.2 19.4 17.8 30.1 22.0

자료 : 한국무역협회, 중국무역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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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폐지에 힘입어 증가세가 더욱 높아졌다.

그러나 2008년부터 높은 인건비 상승과 위안

화 절상으로 가격경쟁력이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경쟁국에 비해 약화되면서 크게 둔화되는 듯

하다가, 2010년부터 업계의 구조조정이 어느 정

도 이루어진 데다 선진국으로부터의 기술 습득을 

통한 제품 품질수준 향상에 힘입어 다시 높은 증

가세를 나타내었다.

한편, 1990년대 중반부터 정부의 육성정책에 

힘입어 섬유소재가 수출산업으로 전환되면서 분

야별 수출구조가 크게 변하였다. 전체 섬유소재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의 경우 화섬소재 육성정

책에 힘입어 화섬소재가 빠르게 상승하였고, 편

직물도 선진국의 편직제 의류 수요증가에 대응한 

생산능력 확대로 상승한 반면, 세계 최대의 천연

섬유원료 생산을 기반으로 중국의 주력 품목이었

던 천연섬유사/직물은 하락세로 반전되었다.

□ 수  입

2000년대 들어 생산능력 향상에 힘입은 섬유

소재의 수입 대체로 낮은 증가에 머물렀던 중국 

섬유수입이 2010년부터 크게 증가하고 있다. 섬

유수입증가율은 2000~2009년 기간 동안 연평균 

1.7%의 낮은 수준에서 2010년과 2011년에 각각 

19.9% 및 14.9%의 높은 수준을 기록하였다.

이는 중국의 인건비 상승, 위안화 절상 등으로 

경쟁국 제품의 가격경쟁력이 중국제품에 비해 향

<표 4>  중국 섬유소재산업의 수출구조 변화
단위 : %

1992 2000 2005 2007 2009 2010 2011

천연섬유사 14.2 13.3 9.2 7.8 7.2 7.1 5.9

천연직물 42.3 30.6 26.5 22.9 23.4 24.1 23.0

화섬소재 3.8 11.2 21.4 21.6 20.5 21.0 23.3

편직물 7.6 10.6 12.5 14.2 15.9 16.1 15.7

기타 직물 4.2 9.1 15.5 18.8 18.8 17.9 17.9

(부직포) 0.2 0.8 1.2 1.4 1.9 2.0 2.2

(타이어코드직물) 0.1 0.4 0.9 0.8 0.9 0.9 0.9

(표면처리직물) 0.5 2.1 3.8 4.8 6.9 7.5 7.7

화섬단섬유사/
직물

22.8 22.0 13.8 13.5 13.1 12.6 13.3

섬유소재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6.56) (12.18) (29.26) (40.41) (40.32) (53.71) (68.25)

자료 : 한국무역협회, 중국무역통계

주 : 1) (    ) 안은 중국의 섬유소재 수출액(10억 달러)

      2) 화섬소재는 화섬원료, 화섬장섬유사, 화섬장섬유직물을 의미



중국의 산업발전에 따른 한국 섬유산업의 영향과 시사점

24  K I E T  산 업 경 제 

<표 5>  중국 섬유산업의 수입 현황
단위 : 백만 달러, %

상된 데 기인하며, 또한 섬유제품 품질 수준 향

상으로 이탈리아, 미국 등 선진국으로부터의 고

성능·차별화 섬유소재 수입이 증가한 데 기인한

다. 더욱이 중국의 소득수준 향상과 함께 고급 패

션의류 소비 증가도 수입증가의 한 요인으로 작

용하였다.

수입구조변화를 살펴보면 높은 수입의존도를 

나타내었던 화섬소재가 2000년대 들어 화섬소재 

생산능력 증대와 함께 수입을 대체하면서 본격적

인 하락세로 반전되었다. 

반면, 의류가 고급 패션의류를 중심으로 이탈

리아 등지로부터의 높은 수입증가로 상승하고 있

고, 천연섬유사도 차별화 원사를 중심으로 한 수

입증가로 높아지고 있다.

세계시장에서 섬유산업의 한·중 간 수출경합도

는 섬유소재와 기타 섬유제품이 지속적으로 높아지

고 있는 반면, 의류는 2000년 이후 낮아지고 있다.

우선 섬유소재는 중국 정부의 육성정책에 힘입

은 생산능력 확대로 수입대체는 물론 수출까지 확

대되면서 경합관계가 높아지고 있다. 직물의 경우 

중국은 선진국으로부터 염색가공기술 습득을 통

해 생지직물 중심에서 벗어나 염색·날염직물 수

출을 늘리면서 염색·날염직물 중심의 수출구조

를 지닌 우리나라와의 경합관계가 높아지고 있다. 

직물의 한·중 간 수출경합도는 1998년 0.312에서 

2011년 현재 0.481로 더욱 상승하였다. 섬유사도 

3. 세계시장에서 한·중 경합관계와 한국 섬유산업의 위상

(1) 세계시장에서 한·중 간 수출경합관계

화섬원료 섬유사 직  물 의  류 기타 제품 섬유소재 섬유산업

2000 1,447 2,814 9,476 1,136 367 13,737 15,240

2005 1,898 4,093 10,279 1,511 754 16,269 18,535

2011 2,301 6,094 10,973 3,571 1,449 19,367 24,388

연평균
증가율

2000~2005 5.6 7.8 1.6 5.9 15.5 3.4 4.0

2005~2007 -10.7 2.1 3.2 9.5 12.8 1.4 2.6

2008 -12.0 -8.5 -0.7 14.6 10.0 -3.7 -1.4

2009 7.6 10.2 -14.2 -20.4 -6.2 -6.5 -8.0

2009~2011 26.8 19.0 8.4 47.1 21.0 13.4 17.3

자료 : 한국무역협회, 중국무역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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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화섬장섬유사 생산능력 확대와 함께 수출

이 늘어나면서 우리나라와의 경합관계가 높아지

고 있다. 섬유사의 수출경합도는 2003년 0.243에

서 2011년 현재 0.403으로 크게 상승하였다.  

기타 섬유제품도 양국 모두 산업용 섬유제품의 

수출확대와 함께 수출경합도가 높아지고 있다. 

기타 섬유제품의 한·중 간 수출경합도는 2000년 

0.279에서 2011년 현재 0.331로 상승하였다.

반면, 의류의 경우 2000년대 들어 우리나라가 

가격경쟁력 열세로 인해 수출이 감소세를 나타내

면서 한·중 간 경합도가 낮아지고 있다. 의류의 

한·중 간 수출경합도는 2000년 0.549에서 2011

<표 6>  중국 섬유산업의 주요 분야별 수입구조 변화
단위 : %

1992 2000 2005 2007 2009 2010 2011

천연섬유사 7.7 8.0 10.5 11.5 14.3 16.2 15.2

천연섬유직물 15.4 16.2 16.0 14.9 12.9 11.1 10.4

화섬소재 35.7 33.4 30.6 27.0 26.2 26.4 26.1

(화학섬유) 17.9 16.4 19.0 15.7 15.6 16.6 17.1

(화섬장섬유직물) 17.9 16.9 11.6 11.4 10.6 9.8 9.0

편직물 6.8 8.8 10.1 11.9 12.1 11.0 10.0

의   류 4.5 7.5 8.2 9.3 9.3 10.5 14.6

섬유산업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8.86) (15.24) (18.53) (19.51) (17.71) (21.23) (24.39)

자료 : 한국무역협회, 중국무역통계

주 : (    ) 안은 중국의 섬유소재 수입액(10억 달러)

<표 7>  세계시장에서 한·중 간 수출경합도 현황

섬유소재 화섬원료 섬유사 직  물 의  류 기타 제품

1998 0.291 0.364 0.265 0.312 0.531 0.279

2000 0.336 0.096 0.249 0.379 0.549 0.279

2003 0.380 0.635 0.243 0.423 0.541 0.284

2005 0.420 0.661 0.324 0.455 0.527 0.291

2007 0.428 0.521 0.346 0.449 0.492 0.285

2009 0.441 0.582 0.372 0.465 0.460 0.313

2010 0.455 0.665 0.394 0.479 0.432 0.319

2011 0.460 0.678 0.403 0.481 0.424 0.331

자료 : KOTIS Database(한국과 중국의 무역통계)를 이용해 산업연구원에서 작성

주 : 수출경합관계지수의 값이 1에 가까울수록 두 나라의 수출은 경쟁관계가 높아지는 반면, 0에 가까울수록 경쟁관계가 낮아진다는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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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현재 0.423으로 하락하였다.

(2) 한·중 간 세계시장점유율 비교

한국 섬유산업은 세계시장에서 중국과의 경합

관계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중국에 대한 가격

경쟁력 열세로 시장잠식이 빠르게 이루어졌다.

중국 섬유산업은 낮은 인건비, 외국인 투자 유

치 및 설비투자 확대를 통한 생산설비 확충, 선진

국으로부터의 기술 습득을 통한 품질수준 향상으

로 우리의 세계시장 잠식을 가속화하고 있다. 세

계 섬유시장점유율의 경우 중국은 2000년 14.5%

에서 2010년 현재 36.2%로 2.5배 상승하며 세계

시장의 1/3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

는 2000년 5.4%에서 2010년 현재 2.5%로 절반 이

하로 하락하였다.

섬유소재의 경우 중국은 2000년대 들어 정부

의 소재산업 육성정책에 힘입은 생산능력 확충으

로 수입대체는 물론 수출까지 확대하면서 세계시

장점유율이 2000년 9.0%에서 2005년 19.3%로 높

아진 데 이어 2010년 30.9%로 세 배 이상 상승하

였다. 반면, 우리나라는 2000년 9.7%에서 2010년 

현재 6.5%로 2/3 수준으로 하락하였다. 특히, 2002

년까지 우리나라가 세계시장점유율 1위였던 화섬

<표 8>  섬유산업의 세계시장점유율 국제 비교
단위 : %

한  국 중  국

2000 2005 2009 2010 2000 2005 2009 2010

화섬원료 14.1 11.8 10.5 11.4 0.7 4.6 10.3 12.1

섬 유 사 5.3 4.1 3.7 3.9 9.3 14.4 21 22.6

천연섬유사 1.8 1.2 1.0 1.6 15.6 19.5 23 22.6

화섬장섬유사 9.7 7.8 7.1 7.0 2.3 7.9 17.3 20.5

화섬방적사 2.9 2.1 2.2 2.3 14.8 20.2 25.3 28.0

직   물 12.0 7.4 6.9 6.9 10.7 21.9 31.4 35.2

천연섬유직물 3.6 2.6 1.8 1.8 14.0 22.2 32.8 38.3

화섬장섬유직물 22.4 11.1 9.8 10.3 6.5 27.3 32.6 37.2

화섬단섬유직물 5.6 3.6 2.4 2.7 18.5 28.7 40.3 43.3

편직물 19.6 15.1 15.9 15.6 10.0 20.5 32.3 36.5

기타 직물 13.5 7.8 5.5 5.7 5.8 16.4 25.9 27.6

의  류 2.7 0.9 0.4 0.5 18.9 25.9 35.1 39.9

기타 섬유제품 2.9 1.8 1.7 1.5 13.2 22.0 31.4 33.4

섬유소재 9.7 6.9 6.4 6.5 9.0 19.3 28 30.9

섬유산업 5.4 3.0 2.3 2.5 14.5 23.3 32.6 36.2

자료 : UN Comtr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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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섬유직물의 경우 중국이 생지직

물은 물론 염색·날염직물까지 수

출산업화하면서 한국과 대만을 밀

어내고 세계 1위의 점유국으로 부

상하였다. 화섬장섬유사도 재봉

사, 스판덱스, DTY 등을 중심으로 

중국에 의한 시장잠식이 크게 이

루어졌다. 또한 편직물도 중국이 

2002년 미국의 쿼터 폐지 이후 대

대적인 수출 확대에 나서면서 1위

로 부상하였다. 

의류는 중국이 낮은 인건비를 

바탕으로 한 가격경쟁력 우위, 소재산업 육성을 

통한 낮은 원부자재 조달비용 등에 힘입어 세계 

의류생산·수출기지로 부상, 세계 의류시장의 

40%를 점유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가격경

쟁력 상실로 세계시장을 중국 등 후발 개도국에 

거의 잠식당한 상태이다.

(3) 중국시장에서 우리 섬유산업의 위상

중국은 세계 섬유제품 생산 공장의 역할을 수

행하면서 세계 최대의 섬유소재 수입국으로 부상

하였다. 중국 섬유소재 수입은 2010년 현재 세계 

전체 수입액의 13.9%로 2008년 9.7%보다 4.2% 

포인트 상승하였다.

하지만, 중국은 1990년대 말 이후 범용품 섬유

소재 생산능력 확대와 함께 범용품의 수입을 줄

이는 대신, 중국에서 생산되지 않는 고부가가치·

차별화 제품 수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범용품 중심의 수출구조를 지닌 한

국, 대만 등으로부터의 수입은 줄어든 반면, 미

국, EU 등지로부터의 수입은 크게 증가하고 있

고, 일본으로부터 가장 많은 수입을 하고 있다. 

<표 9>  중국의 세계 전체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 현황
단위 : %

2000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화섬원료 19.2 18.2 14.6 12.8 10.7 14.3 16.9

섬유사 8.9 11.1 11.2 10.2 9.4 12.9 15.9

직  물 11.8 10.2 10.4 10.0 9.6 10.5 12.6

섬유소재 11.5 11.0 10.9 10.3 9.7 11.4 13.9

자료 : UN, Comtr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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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섬유 수입증가율의 경우 2005~2011년 기

간 동안 연평균 이탈리아와 미국으로부터 각각 

16.9% 및 11.8%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였고 일

본으로부터 1.6%의 지속적인 증가세를 나타낸 

반면, 한국과 대만으로부터는 각각 0.4%씩 감소

하였다.

이에 따라 이탈리아는 고급 천연섬유 소재와 

패션의류를 중심으로 중국시장점유율이 2000년 

1.4%에서 2010년 현재 5.1%로 상승하였고, 미국

은 산업용 섬유를 중심으로 같은 기간에 1.7%에

서 5.0%로 상승하였다. 

일본은 미국과 EU 선진국들과의 경쟁 심화로 

시장점유율이 다소 하락하였지만, 고기능성·차

별화 소재와 산업용 섬유제품을 중심으로 한 지

속적인 수출증대에 힘입어 대만을 밀어내고 중국

시장점유율 1위(16.9%)로 부상하였다.

우리나라의 중국시장점유율은 기능성·경량소

재를 중심으로 일본, 대만에 이어 3위를 기록하

고 있지만, 2000년 20.3%에서 2005년 15.5%로 하

락한 데 이어 2010년 현재 12.4%로 크게 하락하

였다. 

대만의 중국시장점유율은 일본에 이어 2위를 

기록하고 있지만, 2000년 22.8%에서 2011년 현재 

16.9%로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크게 하락하였다.

<표 10>  주요국들의 중국 섬유시장 점유율 비교
단위 : %

화섬원료 섬유사 직  물 의 류 기타 제품 섬유소재 전  체

한 국

2000 29.2 12.0 23.2 4.7 24.2 21.5 20.3

2005 14.5 9.0 19.8 6.4 18.4 16.3 15.5

2011 8.6 6.3 7.4 4.8 10.2 12.8 11.5

대 만

2000 16.6 22.7 24.4 3.1 14.2 23.3 21.5

2005 17.9 22.3 19.7 1.7 9.2 20.1 18.2

2011 9.7 15.4 18.3 1.1 5.9 16.4 13.5

일 본 

2000 24.0 7.2 26.7 26.5 25.7 22.4 22.8

2005 23.2 6.1 26.5 9.5 24.7 21.0 20.2

2011 23.5 5.9 25.6 3.8 19.4 19.2 16.9

미 국

2000 8.6 1.2 0.8 0.6 6.6 1.7 1.7

2005 14.0 1.6 2.1 0.8 9.5 3.4 3.4

2011 23.8 3.1 3.1 0.7 8.9 5.6 5.0

이탈리아 

2000 2.0 1.7 1.2 1.4 0.9 1.4 1.4

2005 1.9 2.4 2.0 7.8 2.4 2.2 2.6

2011 0.1 1.6 4.3 17.7 3.5 2.9 5.1

자료 : KITA Database(중국무역통계)를 이용해 산업연구원에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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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중국 섬유산업은 

10·5계획 및 11·5계획 기간에 추진한 섬유소재 

육성에 힘입어 원료/사 - 직물 - 의류/제품에 이르

는 전 가치사슬이 균형성장과 함께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하면서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시장 잠식을 

가속화하였다. 우리 섬유산업은 신기술 및 신소

재 개발력 미흡, 디자인 수준 열위, 글로벌 브랜

드 부재 등으로 선진국의 벽을 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의 추격을 받으면서 세계시장을 잠식

당한 것이다. 이처럼 중국 섬유산업은 10·5계획 

및 11·5계획이 성공을 거두었던 것처럼 12·5계

획의 구조고도화 정책이 성공을 거둘 경우 회복

국면에 접어든 우리 섬유산업에 새로운 위협요인

으로 작용할 우려가 높다. 

따라서 우리 섬유산업은 앞으로 중국의 추격을 

극복하고 중국시장은 물론 세계시장으로의 수출

확대를 지속할 수 있도록 중국과 차별화된 생산 

및 수출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우선 중국이 12·5계획에서 탄소섬유, 아라미

드섬유 등 고성능 산업용 섬유의 산업화를 중점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므로, 우리나라는 중국의 

추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고성능 산업용 섬유

의 원천기술 개발과 함께 생산기반 강화가 절실

하다. 국내 생산이 이루어지고 있는 아라미드섬

유와 초고분자량폴리에틸렌섬유의 성능 향상을 

통해 경쟁력 강화 및 대량 생산체제 구축이 시급

하고, 초경량·고성능화용 탄소섬유는 원천기술 

개발을 적극 추진하는 동시에 원료(프리커서) - 

탄소섬유 - 중간재(프리프레그) - 완제품으로 이

어지는 일괄생산공정을 갖춘 탄소밸리를 조기에 

구축해야 한다. 특히, 탄소섬유, 초고분자량폴리

에틸렌섬유, 아라미드섬유 등 고성능 섬유의 경

우 우리나라는 현재 기술개발 단계 및 소량생산 

단계에 머물고 있지만, 중국은 국방 및 항공·우

주산업 발전에 힘입어 기술개발이 빠르게 이루

어지고 있으므로, 앞으로 고성능 산업용 섬유산

업에서도 중국 업체와의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우려된다.

또한 직물업체들은 국내 직물이 중국제품보다 

비교 우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경량·박지(고밀도)

직물, 텍스타일직물, 복합 기능성 직물 중심의 생

산체제로 전환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우선 복합 기능성 가공 및 섬유의 극세화 기술에 대

한 연구개발 지원을 확대하고 직물의 고부가가치

화를 위한 텍스타일디자인 개발 및 직물 업체들의 

글로벌 브랜드화 사업을 지원해야 한다.

의류업계는 고급 패션봉제 기반 구축, 디자인 

및 패션신소재 개발 등을 통해 자가 패션브랜드 

중심의 산업구조로 전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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