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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글로벌·지역적 차원에서 전개되고 있는 국제전략환경의 변화의 두 가지 추세-미중 전략경쟁시대의 도래, 중

국의 발전패러다임 전환에 따른 국가·지역 발전전략 재편-에 대한 분석을 통해 경기도 차원의 국제교류 추진전략을 제

시하는 것이 목적이다. 미중 전략경쟁시대의 도래와 관련하여 경기도 차원에서 주목해야 할 사안은 ‘일대일로 구상’과 

‘인도·태평양전략’ 간 경쟁, 미래 첨단기술을 둘러싼 경쟁, 그리고 RCEP과 CPTPP 및 IPEF 등 지역다자협력을 둘러싼 경

쟁 등이다. 중국의 발전패러다임 전환에 따른 국가·지역 발전전략 재편과 관련해서는 중국이 기존의 4대 지역균형발전전

략을 업그레이드함과 동시에 광역경제권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지역발전전략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

해야 한다. 이러한 국제전략환경의 변화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경기도 국제교류 추진을 위한 5대 전략-특성화, 

다양화, 다각화, 효율화, 네트워크화-을 수립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 



ISSN 2005-8349	 GRI REVIEW Vol. 24, No. 2, May 2022

A Study on the Strategies of International Exchange in 

Gyeonggi Province to Respond to Changes 

in the International Strategic Environment 

Jongho Shi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sent measures to revitalize international exchange at the local 

government (Gyeonggi-do) level through an analysis of changes in the international strategic 

environment that are being developed at the global and regional level. As representative examples 

of changes in the international strategic environment, intensifying US-China strategic competition 

and shifting China’s national development strategy were selected. First of all, regarding the U.S.-

China strategic competition at the global and East Asian levels, Gyeonggi-do should pay attention 

to the “One Belt, One Road Initiative” and the “India and Pacific Strategy,” competition over future 

high-tech technologies, and regional multi-cooperation such as RCEP, CPTPP and IPEF. Next, 

regarding China’s transition to national development strategies, it should be noted at the Gyeonggi-

do level that China is upgrading the existing four regional balanced development strategies and 

establishing a new regional development strategy centered on the metropolitan economy. This 

study suggested that five strategies-characterization, diversification, diversification, efficiency, 

networking-for international exchange in Gyeonggi-do should be established and promoted in 

order to respond to changes in the international strategic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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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이 글은 최근 글로벌·지역적 차원에서 전개되고 있는 국제전략환경의 변화 추세에 직면하여 중앙정

부 뿐만 아니라 지방정부 역시 이에 대한 선제적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인식에서 출발한다. 미

중 전략경쟁(strategic competition) 시대의 도래는 국제전략환경 변화의 대표적 사례이다. 2008년 글

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시작된 미중 전략경쟁은 최근 경제통상 및 외교안보 분야 뿐만 아니라 산업과 

기술 및 금융 영역까지 확대되었고, 동아시아지역을 넘어 글로벌 차원으로 확산되고 있다. 미국 바이든 

(Joseph R. Biden Jr.) 행정부는 글로벌가치사슬(GVC)에서 궁극적으로 중국을 배제하려는 전략을 시

도하고 있고, 2021년 6월에는 ‘미국 혁신경쟁법(USICA)’을 제정하여 중국 견제를 위한 산업정책을 추

진할 것을 천명했다. 이에 대해 중국정부는 현존 패권국가인 미국에 대한 전면적인 대항은 자제하면서

도 자국의 핵심이익(core interests)에 대해서는 단호한 입장을 견지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미

국의 동맹국에 대한 다양한 형태의 압박정책과 함께 경제협력을 매개로 하는 유화정책을 병행하고 있

다. 이처럼 미중 전략경쟁이 국가 주도하에 체계적이고 전방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갈수록 장기화

될 것이라는 점에서 개별국가 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의 대외교류와 통상·투자 활동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아졌다. 

신흥패권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중국의 국가 및 지역 발전전략 변화 역시 경기도 국제교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다. 개혁개방 이후 고속 경제성장을 거듭해 온 중국은 최근 ‘발전 패러다임

의 전환’을 통해 새로운 국가 및 지역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있고, 미중 전략경쟁에 대비하여 과학기술 

및 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중장기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중국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의 적

극적인 협력을 요구하고 있으며, 지방정부 역시 해당 지역의 경제적 이익과 대외경쟁력 제고를 위해 중

앙정부의 발전전략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다(신종호, 2014). 중국경제와의 상호의존도가 높은 한국 

입장에서는 중국의 국가·지역 발전전략과 산업정책의 변화 추세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중앙·지방

정부 차원의 선제적 대응방안을 마련할 시점이 도래한 것이다. 

경기도는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지방자치단체로서 그동안 국제교류 및 대중국 교류협력을 가장 활발

하게 추진해왔고 많은 성과를 창출했다. 하지만, 경기도의 국제교류 및 대중국 교류협력과 관련하여 추

진방식의 변화 필요성과 함께 대상 분야와 지역의 확대 필요성이 제기되어 온 것도 사실이다(신종호 

외, 2011; 신종호 2021; 최필수 외, 2021). 특히 최근 미중 전략경쟁의 장기화 추세와 중국의 국가·지

역 발전전략의 대전환 추세라는 국제전략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경기도 차원의 장기적인 대

응방안이 선제적으로 마련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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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미중 전략경쟁 시대의 도래와 중국의 국가·지역 발전전략의 재편이라는 국제전략환경의 변

화에 대한 분석을 통해, 경기도의 국제교류 추진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미중 전략

경쟁의 심화 추세와 중국 국가·지역 발전전략의 전환 추세에 대한 분석을 통해 이것이 한국과 경기도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한다. 다음으로, 경기도가 그동안 추진해온 국제교류의 성과와 한계에 대한 평가를 

통해 새로운 국제전략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경기도 국제교류 추진 전략을 제시한다.

Ⅱ. 국제전략환경의 변화 추세와 시사점

본 장은 경기도의 국제교류 추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글로벌·지역적 차원의 다양한 국제전략환경의 

변화 사례 중에서 다음 두 가지에 주목한다. 즉, 미중 전략경쟁 시대의 도래와 중국의 국가·지역 발전

전략 재편에 대한 분석을 통해 경기도 국제교류전략 수립에 참고할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한다.

1. 미중 전략경쟁 시대의 도래

1) 미중 전략경쟁의 심화 및 가속화

미중 전략경쟁은 어느 한 나라가 상대방을 힘(power)으로 압도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미중 양국이 자

국의 사활적(vital)·핵심적(core)이익을 둘러싸고 분야(issue)별로 협력과 대립을 반복하는 상황을 지

칭한다(신종호 외, 2021). 미중 전략경쟁은 2001년 9·11테러 및 2008년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 등

을 거치면서 시작되었고, 2017년 트럼프(Donald J. Trump) 행정부 출범 이후에 본격화되었다. 미 백

악관이 2017년 발간한 국가안보전략(National Security Strategy) 보고서에서 중국을 ‘전략적 경쟁자

(strategic competitor)’로 규정한 이후 미국이 발간한 대부분의 대중국 보고서에서도 중국을 ‘전략적 

경쟁자’로 지칭하기 시작했다(The White House, 2017; The U.S. Department of Defense, 2019.; 

The White House, 2020). 미중 전략경쟁은 2018년 무역통상 분쟁, 2019년과 2020년 첨단기술과 국

제규범을 둘러싼 갈등 및 중국의 핵심이익(홍콩, 신장위구르, 대만 등)에 대한 미국의 압박 등으로 표

출되었다. 

특히 주목할 점은 미중 전략경쟁이 급기야 체제와 이념을 둘러싼 갈등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점이

다. 즉, 2020년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공산당 체제를 미국의 중대한 위협으로 인식하기 시작했고, 미중 

간 정치적·이념적 차이를 더 이상 무시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The White House,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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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mpeo, 2020). 여기에 더해 2020년에 발생한 코로나19(COVID-19) 팬데믹을 둘러싼 미중 간 상호 

‘책임론’ 공방을 거치면서 상대방에 대한 전략적 불신을 가중하는 결과는 가져왔다. 하지만 이와 같은 

미국의 체제 및 이념 공세에 대해 중국 시진핑(习近平) 지도부는 직접적인 대미 비판은 자제하면서 미

중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김재관, 2021: 77-119; 『北京新闻』, 2020. 5. 24; 『中

国日报』, 2020. 7. 9; 『人民日报』, 2020. 7. 9; 『央广网』, 2020. 8. 6).

문제는 2021년 1월 출범한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미중 전략경쟁은 지속되고 있고, 이러한 추세는 장

기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이미 미중은 높은 경제적 상호의존에도 불구하고 무역통상 갈등이 심

화되는 소위 ‘상호의존의 역설’ 현상을 경험한 바 있다(Farrell and Newman, 2019: 42-79).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에도 갈등의 영역이 기존의 전통적 안보 분야 뿐만 아니라 인권과 민주주의 및 사이버

안보 등과 같은 비전통적 안보 분야로 확산되고 있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의 대내외적 위상 제

고와 글로벌 리더십 회복을 대외전략의 목표로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회

복과 ‘다자주의 재가동’ 및 ‘동맹 재구축’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Biden, 2020; The White House, 

2021; The U.S. Department of State, 2021), 중국과의 전략경쟁은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특

히 미국과 중국 모두 2022년에도 코로나19 극복과 경제회복 등과 같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국내문제가 

산적해 있을 뿐만 아니라 2022년 하반기에 중요한 정치적 이벤트(미국 중간선거, 중국 제20차 당대회 

등)가 예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상대방의 핵심이익을 겨냥한 전략경쟁은 당분간 지속될 것이다.

2) 미중 전략경쟁의 분야별 현황

트럼프-시진핑 시기에 이어 바이든-시진핑 시기에도 미중 전략경쟁은 지속되고 있고 분야별로 다

양하게 전개되고 있다. 특히 미중 두 강대국은 글로벌-동아시아-한반도 차원에서 다양한 현안(issue)

을 둘러싸고 치열한 전략경쟁을 전개하고 있다(신종호 외, 2021). 미중 전략경쟁 사례 중에서 지방정

부 차원에서 주목할만한 사안은 일대일로(一带一路) 구상과 인도·태평양전략을 둘러싼 경쟁과 갈등, 미

래 첨단기술을 둘러싼 경쟁, 그리고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n: RCEP)과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Pacific Partnership: CPTPP) 및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 IPEF) 등과 같은 다자경제협력을 둘러싼 경쟁 등이다.

첫째, 미중 전략경쟁의 심화 및 장기화 추세와 관련하여 경기도 차원에서 주목할 사례는 중국의 일대

일로 구상과 미국의 인도·태평양전략이다. 시진핑 지도부가 2013년에 제기한 일대일로 구상은 육상실

크로드와 21세기 해상실크로드를 결합한 것으로서, 기본적으로 중국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경제전략이

자 대외영향력 확대를 위한 대외전략이다. 특히 일대일로 구상은 미국이 오바마 행정부 시기에 추진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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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 ‘아시아 재균형’ 전략에 대응하기 위한 중국의 일종의 ‘서진(西进)’ 정책의 일환이자, 기존의 미국 주

도의 자유주의 국제질서에 대응하여 중국 주도의 새로운 국제질서를 구상하기 위한 국가대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신종호, 2015). 

미국은 중국이 추진하고 있는 일대일로 구상이 연선(沿缐)국가들에게 뿐만 아니라 글로벌 경제의 불

안정성을 초래할 것이라는 점을 우려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전

략’을 추진하고 있다. 더 나아가 2021년 미국이 주도하는 G7 정상들이 저소득국가들에 대한 인프라 개

발을 지원하겠자는 취지의 ‘더 나은 세계를 위한 재건(Build Back Better World; B3W)’에 합의함으로

써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에 대응한 새로운 글로벌 인프라 연합을 구축하고자 한다. 

문제는 중국이 일대일로 구상을 자국의 국가발전전략이자 새로운 세계질서 구상의 대안으로 인식하

고 있다는 점에서, 동 구상은 2022년 말 혹은 2023년부터 시작될 ‘시진핑 3기’ 지도부에서도 지속될 것

이고, 이에 대한 미국 바이든 행정부와 서방국가들의 대중국 견제 역시 지속될 것이라는 점이다. 다만,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에 대응하기 위한 미국의 강경정책이 유럽연합 국가들에게는 반중 연합 참여 강

요로 비춰질 수 있다는 점에서, 미국 등 서방의 반중 연합이 얼마나 지속될 것인지는 여전히 불투명하

다는 점에서 이와 관련된 추이를 지켜봄과 동시에 선제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  

둘째, 미래 첨단기술 패권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갈등 역시 미중 전략경쟁의 장기화 가능성을 잘 

보여준다. 미국의 민주·공화 양당이 다양한 분야에서 경쟁하고 갈등하고 있지만, 최소한 최근 몇 년 동

안 대중국정책에서 만큼은 의견이 일치하고 있다. 미중 기술패권 경쟁 상황에서 미국은 수출과 수입 및 

투자 규제 뿐만 아니라 금융제재 등과 같은 다양한 수단을 활용하여 중국에 대한 압박과 견제를 시도하

고 있다(연원호, 2020). 2021년 6월 미 상원은 ‘미국 혁신경쟁법안(USICA)’을 발의했고, 동 법안은 과

학기술과 무역 및 국가안보를 포함한 거의 모든 분야에서 미국이 혁신쟁쟁을 주도함으로써 미중 전략

경쟁을 승리로 이끌겠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이원석, 2021; The U.S. CONGRESS, 2021). 이에 

대응하기 위해 중국은 경제적 자립자강을 위한 ‘국내·국제 쌍순환(双循环) 발전전략’을 강조하고, 기술

적 자립자강을 위한 연구개발 및 기초연구 강화 등과 같은 ‘혁신주도형’ 발전전략을 강조하고 있다. 구

체적으로 중국은 2020년 8월 ‘수출 금지 및 제한 기술 목록’을 조정하고 동년 10월에 ‘중국 수출통제

법’을 채택했으며, 2021년 1월에는 ‘외국인 투자안전심사법’을 발표햇고 동년 6월에는 ‘반(反)외국제재

법’ 발효 등을 통해 국가안보에 영향을 주는 기술 수출과 투자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고 있다(신종호 외, 

2021: 73-103).  

셋째, 동아시아 태평양지역에서 RCEP과 CPTPP 및 IPEF 등과 같은 역내 다자협력을 둘러싼 미중 

전략경쟁도 갈수록 치열하다. 중국이 주도하고 있는 RCEP의 경우 인도가 탈퇴한 이후 중국의 존재감

과 영향력이 갈수록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고 한국 역시 이미 RCEP 가입을 천명했다. 다만, CPTPP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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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중국 역시 CPTPP에 가입할 가능성을 언급함에 따

라 역내 주도권 확보를 위한 미중 간 경쟁의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IPEF는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공정 무역’과 ‘공급망 복원’ 및 ‘인프라 건설’ 등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으나 아직은 구상단계로 알려져 

있으며(Goodman, 2022), 한국은 2022년 5월 21일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IPEF 참여를 공식화했다(제

20대 대통령실, 2021). 이처럼 RCEP과 CPTPP 및 IPEF 등으로 대표되는 역내 다자협력을 둘러싸고 

전개되고 있는 미중 전략경쟁 심화 가능성에 대해, 한국은 미국과 중국 중에서 어느 특정 국가 주도의 

다자협력만을 선택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향후 우리의 전략적 판단의 기준을 무엇으로 할 것인

지에 대한 종합적이고 전략적인 고려가 필요한 시점이다.

3) 미중 전략경쟁의 장기화 추세와 시사점

글로벌 차원에서 벌어지고 있는 미중 전략경쟁은 동아시아지역 뿐만 아니라 한반도도에 지대한 영향

을 미친다. 그리고 이러한 글로벌-동아시아-한반도 차원의 미중 전략경쟁이 초래하는 파급영향은 개

별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상호 연계되어 복합적으로 나타난다. 

미중 전략경쟁 중에서 정치외교분야 사례는 기본적으로 ‘외교’의 영역이라는 점에서 중앙정부 차원의 

외교적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 2017년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앞세운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의 대중국 견제와 압박에 대해 중국지도부는 미국과의 전략경쟁은 불가피하지만 전면적 충돌

은 회피하고자 하며, 자국의 ‘핵심이익’에 대해서는 양보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中华人民

共和国国务院新闻办公室, 2018; 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新闻办公室, 2019). 중국은 특히 대만문제와 같

은 자국의 핵심이익에 대해 여전히 양보 불가 입장을 견지하고 있고,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이 

대만문제를 전략적으로 활용하려는 태도를 보이자 시진핑 국가주석은 2018년 3월 20일 전국인민대표

대회에서 미국이 수교 당시 합의한 ‘하나의 중국(one China)’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며 강력 반발하기도 

했다(『人民网』, 2018. 3. 21). 이러한 인식에 기반하여 중국은 ‘중국특색 대국외교(中国特色大国外交)’

를 외교정책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신형국제관계’ 구축과 ‘인류운명공동체’ 구축을 강조함으로써(『人民

网』, 2017. 10. 27; 刘建飞, 2017: 29-41; 杨洁勉, 2018: 1-15; 罗建华, 2018: 5-11; 张清敏, 2018: 

64-87, 157), 중국이 국제사회에 대한 책임을 확대하고 좀 더 적극적인 대외정책을 통해 미중 전략경

쟁 과정에서 주도권을 잡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경제통상영역에서 이루어지는 미중 전략경쟁 사례의 경우 중앙정부 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에도 그 파

급영향이 매우 크다. 특히 미래 첨단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전개되는 미중 간 기술패권 경쟁은 첨단기

술을 둘러싼 탈동조화(tech-decoupling)와 공급망 재편 등과 같은 지경학적 리스크를 초래할 가능성

이 크다는 점에서(신종호 외, 2021: 425-426), 중앙정부 뿐만 아니라 지방정부 차원의 선제적인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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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필요하다. 특히 미국과 중국 및 유럽의 기술선진국들이 최근들어 경제안보와 관련된 법·제도 정비에 

적극적이라는 점에서, 한국도 수출통제나 외국인투자심사 관련된 법제 정비가 시급하다. 또한 RCEP과 

CPTPP 및 IPEF 등과 같은 다자경제협력과 관련하여, 미국과 중국의 통상규범이 지향하는 바가 다르

다는 이유로 인해 두 나라 중에서 어느 일방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한국이 얻을 수 있는 이익보다 리스

크가 더 많을 수 있다. 따라서 한국의 입장에서는 다자경제협력 추진 과정에서 비배타성 원칙 및 경제

적 실익을 우선시하는 협상 원칙을 견지할 필요가 있다(최필수 외, 2021; 신종호 외, 2021: 452-457). 

 

2. 중국 국가·지역 발전전략의 재편

1) 중국의 발전패러다임 전환

개혁개방 초기 사회주의 현대화 실현을 위하여 덩샤오핑 지도부는 전임 마오쩌둥(毛泽东) 시기의 내

륙지역 우선 발전 전략에서 소위 ‘선부론(先富论)’으로 대표되는 동부연해 중심의 ‘불균형 발전전략’을 

채택했다. 즉, 덩샤오핑 시기 중국의 지역발전전략은 이른바 ‘점(点)-선(缐)-면(面)’을 따라 점진적이고 

전방위적으로 전개됨으로써, 4개의 경제특구(주하이, 선전, 샨터우, 샤먼)로부터 시작되어 동부 연해 

항구도시의 개방을 거쳐 동남연해지역 및 중서부 내륙지역으로 확대되었다(신종호, 2011: 52). 덩샤오

핑 지도부가 추진한 이른바 ‘점(点)－선(缐)－면(面)’의 점진적이고 전방위적인 개방정책은 해당 지방정

부에게 상당한 수준의 권한을 부여하는 과정이었고(이홍규, 2012: 35), 동부연해지역 지방정부의 해외

의존도를 심화시켜 상대적으로 중앙에 대한 지방의 의존도를 약화시키는 대신 지방의 자율성은 확대하

는 효과를 가져왔다(전성흥, 2005: 175; Womack and Zhao, 1994: 131-176) 

하지만 중국은 개혁개방 이후 대내외적으로 많은 성과를 창출했음에도 불구하고, 2000년대에 들어

서면서 개혁개방의 부작용이 수면 위로 드러나기 시작했다. 즉, 중국은 개혁개방 이후 투자 위주의 성

장전략으로 인한 과잉 투자 및 투자효율성 저하, 동부연해 지역과 중서부 지역 간 발전 격차 및 도농 간 

소득 불평등 현상 확대, 생산 가능 인구 감소에 따른 성장 잠재력 저하, 지방정부 부채 증대 등과 같은 

경제·사회적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전환기’적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신종호, 2018b). 이러한 개혁개방

의 부작용을 해소하고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위해 중국정부는 기존의 ‘동부연해 우선’ 발전전략은 유지

하면서도, 새롭게 ‘서부대개발’, ‘동북진흥’, ‘중부굴기’ 등 각 지역에 대한 발전전략을 추진하기 시작했

고, 2006년에 시작된 ‘중국의 경제사회 발전을 위한 제11차 5개년 규획(2006-2010년)’에 “서부대개발, 

동북진흥, 중부굴기, 동부연해 우선”이라는 4대 지역의 균형발전전략을 명시했다(KIEP 북경사무소, 

2017; 『中国人大网』, 2006. 3. 14). 

2011년에 시작된 ‘중국의 경제사회 발전을 위한 제12차 5개년 규획(2011-2015년)’에서는 이러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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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발전전략이 기본적으로 유지되었고, 특히 기존의 양적 성장 위주에서 질적 성장으로 전환, 소비 진

작을 통한 내수확대, 산업구조조정 등으로 대표되는 ‘발전패러다임의 전환’을 강조하기 시작했다(『新华

网』, 2011. 3. 16). 중국이 강조하는 ‘발전 패러다임 전환’의 핵심은 그동안의 ‘양적 성장’방식에서 ‘질적 

성장’으로 발전방식을 전환하고 산업구조의 조정을 단행하는 것이며(김시중, 2016: 115-142; 최필수, 

2017: 417-457; Dickson, 2016), 이를 위해 기존의 국가 및 지역 발전전략에 대한 평가를 통해 새로

운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추진했다.

2) 국가전략으로서 일대일로 구상의 제기 

일대일로 구상은 ‘실크로드 경제벨트(一带: One Belt)’와 ‘21세기 해상 실크로드(一路: One Road)’를 

건설하여 인프라 개발과 무역 증대를 통해 연선 국가 간 연계를 강화하고, 6개의 경제회랑(economic 

corridor)을 건설하여 지역의 대외개방 수준을 높임으로써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겠다는 중국의 국

가발전전략이다. 동 구상은 기존의 4대 지역발전전략-동부우선(东部率先)발전, 서부대개발(西部大开

发), 동북진흥(东北振兴), 중부굴기(中部崛起)-을 계승함과 동시에 공간적·지리적·전략적으로 보다 더 

크게 확장된 개념이다(신종호 외, 2021: 135-136; 刘慧·刘卫东, 2017: 340-347). 

1978년 개혁·개방 이후 중국경제의 급속한 성장에 따라 소위 ‘중국의 부상’이 갈수록 현실화되는 상

황에서, 2008년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중국경제는 세계 제2위 경제대국으로 발돋움하기 시

작했고, 미국과 함께 국제정치경제질서의 중심축(G2)을 형성한 것으로 평가받기도 했다(Zakaria, 

2008). 이처럼 ‘종합국력’ 차원에서 미국에 필적할만한 수준을 갖추기 시작한 중국이 대내적으로는 발

전패러다임의 전환을 추구하고 대외적으로는 유라시아 경략(经略)을 위한 일대일로 구상을 제기함으로

써 국가발전전략의 일대 전환을 가져왔다.

2012년 11월 중국공산당 제18차 전국대표대회를 통해 출범한 시진핑 1기(2012-2017년) 지도부는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중국의 꿈(中国梦)’을 국가비전으로 제시했다. 특히 중국은 2020년까

지 ‘전면적 소강사회’를 건설하는 것을 국가발전 목표로 설정하고, ‘평화발전’이라는 대외전략 기조를 

유지함과 동시에 자국의 정당한 권익을 방기하거나 ‘핵심이익’을 희생할 수 없다는 입장을 강조했다(『人

民网』, 2012. 11. 9). 2017년 10월 중국공산당 제19차 전국대표대회를 통해 출범한 시진핑 2기(2017-

2022년) 지도부 역시 개혁개방 이후 ‘사회주의 현대화’라는 국가발전 목표를 계승함과 동시에 새로운 

시대(新时代)에 부합하는 중국특색의 발전전략과 대외정책을 추진함으로써, 2050년에 사회주의 현

대화 강국의 길로 진입하는 시대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표출했다(신종호, 2018: 124-125; 허재철 외, 

2020: 225-227; 『人民网』, 2017. 10. 27). 이처럼 ‘전면적 소강사회 건설’을 통해 2050년경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 진입’이라는 국가발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시진핑 지도부가 내세우고 있는 대표적인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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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발전전략이 바로 ‘일대일로(一带一路) 구상’이라고 할 수 있다. 

중국지도부는 일대일로 구상 제기 이후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노력을 전개했다. 시진핑 국가주석은 

2014년 11월에 400억 달러 규모의 ‘실크로드 기금’을 조성하겠다고 발표했고, 2015년 2월에 구성된 ‘일

대일로 건설 업무 영도소조(一带一路建设工作领导小组)’에는 중국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과 국무원 부

총리 등 핵심인사들을 대거 포진시켰으며, 2015년 3월에는 중국의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외교부 및 상

무부가 공동으로 “실크로드 경제벨트와 해상 실크로드 공동 건설 추진을 위한 비전과 행동(推动共建丝

绸之路经济带和21世纪海上丝绸之路的愿景与行动)”을 발표하여, 5대 협력 분야-정책 소통(疏通), 인프

라 연통(聯通), 무역 원활화(畅通), 자금 융통(融通), 민심 소통(相通)-를 제시했다(신종호, 2015; 『人

民网』, 2015. 3. 28). 특히 주목할 점은 중국 중앙정부가 일대일로 구상에 참여하는 18개 주요 성(省)급 

지방정부와 10개의 거점(节点) 도시 및 항만 건설을 위한 15개 연해(沿海)도시의 역할을 명확하게 설정

했다는 점이다(『中国网财经』, 2015. 4. 6).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은 풍부한 자금력과 국가지도부의 추진 의지를 기반으로 추진되고 있고, ‘중국

의 경제사회 발전을 위한 제13차 5개년 규획(2016-2020년)’에서는 기존의 4대 지역발전전략을 기초로 

한 일대일로 건설이 중국의 개방·발전의 중요한 내용이라는 점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다(『中国人大网』, 

2016. 3. 16). 또한 2017년 11월 중국공산당 제19차 전국대표대회에서 시진핑 총서기는 “중국경제가 이

미 고속성장(高速增长) 단계에서 질적발전(高质量发展) 단계로 발전방식이 전환되고 있다”고 강조하

고, “대외개방 견지라는 기본국책에 따라 ‘일대일로(一带一路)’ 국제협력을 적극 추진할것”이라며 개혁

개방의 지속 추진을 천명했다(『中国共产党新闻网』, 2017. 10. 28).

이처럼 중국정부가 국가발전전략으로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일대일로 구상은 구체적인 성과와 함

께 한계도 동시에 드러나고 있다. 2021년 12월 기준으로 전 세계의 145개 국가와 32개 국제기구가 중

국 정부와 일대일로 관련 200여 건의 협력안을 체결했고, 213개 국가와 지역이 일대일로 관련 항공

운송 협정을 체결했으며, 일대일로 추진을 위해 설립된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sian Infrastructure 

Investment Bank: AIIB)의 회원국도 103개국이 되었다(신종호, 2021: 149; 『中国一带一路网』, 2021. 

12. 17). 하지만 중국이 일대일로 구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미국을 포함한 관련국의 반발과 우려

가 나타나기 시작했고, 특히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일대일로 구상에 대한 불만과 비판이 더욱 거

세졌다. 미국은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이 미래를 위한 인프라 건설이 아니라 주변국을 빚더미에 올려

놓을 것이라는 점, 중국이 제공하는 차관이 불투명하다는 점, 그리고 연선국가들을 부채 위기에 빠트

려 결국 글로벌 경제의 불안정성을 확산시킬 것이라는 점을 들어 비판하고 있다(Hamre, 2017; U.S. 

Department of Defense, 2019; Hillman and Sacks, 2021).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미국과의 조

기 세력경쟁을 우회하면서 중국의 발전을 모색할 수 있는 대안으로 일대일로를 부각시키고 있다.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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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2기 지도부는 주변국외교 추진 과정에서 미국과의 관계를 최우선시하면서도 경제력을 바탕으

로 동아시아 주변국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할 필요성을 인식했고, 제19차 당대회 공작보고에서는 18

大에 강조되던 해양강국 관련 언급이 사라지고 일대일로 국제협력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신종호, 

2018a: 52). 

3) 지역발전전략의 재편

중국의 발전패러다임 전환 추세는 시진핑 집권 이후에도 지속되고 있고, 기존 지역발전전략의 재편

으로 이어지고 있다. 즉, 기존의 4대 전략-동부우선, 서부대개발, 동북진흥, 중부굴기-을 업그레이드 

하면서 동시에 새로운 정책을 추가적으로 발표하였다. 즉, 시진핑 1기(2012~2017년)에는 창장경제벨

트발전(长江经济带发展)전략(2014년)과 징진지협동발전(京津冀协同发展)전략(2015년)이 수립되었고, 

시진핑 2기(2018~2022년)에는 창장삼각주지역일체화발전(长江叁角洲区域一体化发展)전략(2019년)

과 웨강아오다완취발전(粤港澳大湾区发展)전략(2019년)이 새로운 지역발전전략으로 제기되었다. 

창장경제벨트발전전략은 2014년 중국 국무원이 「창장경제벨트발전에 관한 지도의견(关于依托黄金水

道推动长江经济带发展的指导意见)」을 발표하고, 2016년 9월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회의에서 「창장경

제벨트발전규획요강(长江经济带发展规划纲要)」이 심의·통과되면서 국가급 발전략으로 격상되었다(노

수연·박진희, 2015; 『中国政府网』, 2014. 9. 25). 

베이징(北京)-톈진(天津)-허베이(河北) 등 중국의 수도권 지역을 포괄하는 징진지협동발전전략은 

2015년 4월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회의에서 「징진지협동발전규획강요(京津冀协同发展规划纲要)」가 

통과되면서 본격적으로 추진되었으며, 중국 중앙정부가 2014년 수도 베이징의 핵심기능을 ‘정치, 문화, 

국제교류, 과학기술혁신’으로 제시한 이후, 베이징시는 핵심기능 이외의 수도 발전에 부합하지 않는 일

부 행정기능과 공공서비스 및 산업 등을 비수도 기능(非首都功能)으로 분류하고 이에 대한 분산 및 이

전을 추진함으로써 세 지역 간의 균형발전을 목표로 제시했다(이상훈 외, 2017; 『新华网』, 2015. 5. 1).

창장삼각주지역일체화발전전략은 2008년 국무원에서 「창장삼각주지역 개혁개방과 경제사회 발전에 

관한 지도의견(关于进一步推进长江叁角洲地区改革开放和经济社会发展的指导意见)」을 발표하면서 처

음 시작되었고, 2018년 11월 시진핑 주석이 중국국제수입박람회에서 창장삼각주지역일체화발전을 국

가급 전략으로 지정했으며, 2019년 12월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와 국무원에서 「창장삼각주지역일체화

발전규획강요(长江叁角洲区域一体化发展规划纲要)」를 정식 발표함으로써 본격화되었다(『中国政府网』, 

2019. 12. 1). 창장삼각주지역은 창장 하류에 위치한 상하이(上海)를 중심으로 장쑤(江蘇)·저장(折江)·

안후이(安徽)성을 포함하며, 2018년 기준으로 창장삼각주지역의 경제규모는 중국 전체의 1/4에 해당하

고, 연간 R&D 투자규모는 1/3을 차지하는 등 경제발전 수준이 비교적 높고 동시에 혁신요소가 집적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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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이다(박진희, 2020).  

웨강아오다완취발전전략은 2019년 2월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와 국무원에서 「웨강아오다완취발전

규획강요(粤港澳大湾区发展规划纲要)』를 발표하면서 본격화되었고, 국가급 발전전략으로 격상되었다. 

중국정부는 광둥(廣東)성과 홍콩 및 마카오 다완취(Greater Bay Area)의 경쟁력을 높임으로써 국가 혁

신성장의 비전을 제시함과 동시에 일대일로 구상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활력을 더하는 것을 목표로 하

고 있다(『新华网』, 2019. 2. 19). 

이러한 중국의 지역발전전략의 변화는 중국의 ‘발전 패러다임 전환’과 연관되어 있다. 즉, 2012년 중

국경제가 2001년 이후 처음으로 7%대의 성장률을 기록하고 2015년까지 둔화세가 지속되면서 이른바 

신창타이(新常态) 시대에 진입하게 되자 중국지도부는 지역균형발전전략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中国

政府网』, 2015. 3. 16). 하지만 중국이 기존의 4대 전략을 중심으로 지역균형발전을 추진해왔음에도 불

구하고 동부연해 중심의 발전이 지속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결국 중국정부는 기존의 비효율적인 양

적 성장방식에서 벗어나, 기술력 제고 및 제도혁신 등을 기반으로 질적 성장을 도모하는 ‘공급측 구조

개혁’을 제시했다(현상백 외, 2018). 더 나아가 중국정부는 기존의 유사한 경제력을 보유한 여러 지역

을 통합하여 개발하는 지역균형발전전략에서 벗어나 다양한 경제력을 보유한 광범위한 지역을 하나의 

권역으로 포괄함으로써 상호보완성을 강화하는 전략을 구상하게 되었고, 2015년 이후 발표된 중국의 

새로운 지역발전전략(징진지협동발전, 웨강아오다완취발전, 창장삼각주지역일체화발전 등)은 이러한 

정책 방향을 실현하기 위해 제시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4) 중국의 국가·지역 발전전략 재편의 시사점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과 관련하여 우리가 주목할 점은 동 구상이 미국의 대중국 봉쇄에 대비한 ‘서진

(西进)전략’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중국의 대외개방 견지를 위한 국가발전전략으로서 장기적으로 지속

적으로 추진될 것이라는 점이다. 즉, 오바마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이 ‘아시아로의 회귀(Pivot to Asia)’

를 선언하고 역내 국가들과 양자 및 다자관계를 강화하자, 중국은 이를 자국에 대한 봉쇄로 인식했고 

이를 탈피하기 위해 주변국과의 전략적·경제적 협력 강화를 통한 활로를 모색함으로써 자국의 ‘전략 공

간’을 확장하고자 했는데, 그것이 바로 ‘아시아태평양 자유무역지대(Free Trade Area of the Asia-

Pacific: FTAAP)’ 구축 제안 및 일대일로 구상이다(신종호, 2018b: 52). 또한 2000년대에 추진된 기존

의 4대 지역발전전략은 동부연해 지역에 비해 낙후된 서부·동북·중부 지역을 개발하여 전 지역의 균형

발전을 촉진하고자 했다면, 최근 시진핑 지도부 출범 이후에는 베이징·상하이·광저우 등과 같은 경제발

전 수준이 높은 동부 거점도시를 중심으로 광역경제권을 조성하고 혁신자원을 집중함으로써 중국 전체

의 경제·산업 발전을 견인하려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박진희,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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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중국 시진핑 1, 2기 지도부가 제시한 국가·지역 발전전략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많은 변수가 

등장하고 있다. 대내적으로는 중국경제가 ‘발전 패러다임의 전환’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경

제성장률 추세가 이전보다 낮은 6~7%대를 유지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고, 국내 경제·사회 불평등과 

양극화 현상도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대외적으로도 중국정부가 일대일로 국제협력을 추진과정에서 

연선(沿缐)국가들의 우려와 불만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미중 무역통상 분쟁과 코로나19(COVID-19) 

등으로 인한 세계경제의 장기 저성장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대내외적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중국정부는 다양한 정책적 조정을 시도하고 있으며, 중

국의 지방정부 역시 중앙정부의 발전패러다임 전환 추세에 적극적으로 호응함과 동시에 해당 지역의 

이익 확보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중국은 미국의 대중국 견제와 압박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소위 ‘장기전(持久战)’ 태세를 준비하고 

있다(신종호, 2021; 『新民晚报』, 2020. 8. 6; 『人民日报』, 2020. 9. 7).

먼저, 대내적으로는 코로나19 극복 및 경제회복을 위한 다양한 노력과 함께 경제사회 정책의 방향을 

전환하고 있다. 2020년 5월 개최된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는 코로나19와 중국경제의 불확실성 등

을 이유로 당해연도 경제성장률 목표를 제시하지 않고 그 대신에 내수 확대를 중시하는 안정적 경제성

장 기조를 밝혔다(『中国政府网』, 2020. 5. 22). 그리고 2021년부터 시작된 ‘경제사회발전을 위한 14차 

5개년규획(2021-2025년)’에 소위 ‘국내·국제의 쌍순환(双循环)을 상호촉진하는 새로운 발전구조 구축’

을 포함시킴으로써 내수 확대 방침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新华网』, 2020. 10. 29). 

또한 대외적으로도 31개 성(省)급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일대일로 국제협력을 강조하고,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을 주도함과 동시에 미국이 주도하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

동반자협정(CPTPP)에도 가입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하고 있다(『人民网』, 2020. 8. 5; 『新华网』, 2020. 

10. 29.). 특히 2022년 10월 혹은 11월에 제20차 중국공산당 전국대표대회를 앞두고 있는 시진핑 지도

부 입장에서는 당면한 대내외적 환경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해야 할 뿐만 아니라 2021년부터 시작된 ‘중

국의 경제사회 발전을 위한 제14차 5개년 규획(2021-2025년)’도 차질없이 추진해야 하는 입장이다. 

하지만 당면한 대내외 정책환경의 변화에 선제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중국 중앙정부

만의 노력으로는 성공하기 어렵고, 각급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협력과 지지가 필요하다. 문제는 중국

의 지방정부가 처한 현실 역시 녹록치 않다는 점이다. 즉, 중국의 지방정부는 그동안 중국경제의 고속 

성장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평가를 받았으나(이종화, 2008: 237-280; 이주형, 

2003: 305-329; 이홍규, 2012), 2020년 코로나19의 팬데믹 상황에서는 지역경제성장률(GRDP)이 하

락했고, 수입이 감소했으며 해외직접투자(FDI)도 축소되는 어려움을 겪었다. 특히 그동안 대외의존도

가 높았던 지방정부일수록 코로나19의 타격이 훨씬 크다는 점에서, 올해도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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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19 상황은 향후 몇 년 동안 중국 중앙정부의 대외교류 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의 대외교류 활동의 위축

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신종호, 2020). 

향후 중국의 지방정부는 한편으로는 코로나19 회복과 경제회복을 위해 중앙정부의 거시적인 경제정

책 방향-내수확대와 소비 수요 증대 등-에 대해서는 당연히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지지를 표명할 것이

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중국 지방정부 역시 새로운 대내외 정책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함과 

동시에 각국의 코로나19 방역 장기화 가능성도 감안한 상태에서 기존의 대외교류 활동의 일부 ‘변화’ 또

는 ‘조정’을 통해 해당 지역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새로운 ‘이익’을 창출하고자 노력할 것이다.

이처럼 중국의 국가발전전략 목표와 거시·미시적 정책환경의 변화 속에서 31개 성급 지방정부는 기

존의 대외교류 방식에 변화를 시도함으로써 해당 지역의 실정에 부합하는(因地制宜) 대외개방 및 경제

협력 정책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중국은 그동안 중앙정부의 거시적 국가발전전략의 목표를 달

성하기 위해 지방정부의 ‘협력’을 요구해 왔고, 지방정부 역시 중앙정부의 정책방침에 호응하는 범위 내

에서 자신들의 ‘자율성’을 추구해 왔다(신종호, 2014). 중국의 국가발전 목표인 ‘전면적 소강사회 건설’ 

및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 진입’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경제성장이 관건이다. 특

히 개혁개방 이후 40여년간 중국이 성취한 경제성장을 지속되기 위해서는 소위 ‘중등소득 함정(Middle 

Income Trap)’을 극복하고, 자원의 배분과 효율성 제고 및 기술혁신을 통한 생산성 제고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중앙정부 차원의 노력 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지가 필요

하다. 따라서 중국의 국가발전 목표 달성을 위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업무 협력 강화 추세, 지방정

부의 대외교류 정책의 변화 혹은 조정 추세 등을 고려하여 한국의 대응 방안 및 한중 지방정부 간 새로

운 교류협력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Ⅲ. 경기도 국제교류 현황 및 평가  

경기도는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지자체로서 그동안 국제교류 분야에서 많은 성과를 창출해왔고, 대중

국 교류협력 분야에서도 양적·질적으로 발전을 거듭해왔다. 하지만 경기도가 최근 미중 전략경쟁 심화 

추세 및 중국의 국가·지역 발전전략의 전환 추세에 제대로 대응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답하

기 어려운 상황이다. 아래에서는 경기도 국제교류 및 대중국 교류의 성과에 대한 평가를 통해 시사점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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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기도 국제교류 현황

1) 국제교류 추진 방식 

경기도의 국제교류는 도시 간 국제교류의 가장 전형적인 방식인 자매결연과 우호협력을 중심으로 전

개되어 왔다. 일반적으로 자매결연이란 국제도시 간 우호(友好)·자매(姐妹)관계 형성에 중점을 두고, 

우호협력은 주로 국제도시 간 경제통상 협력을 지향한다(전국시도지사협의회, 2015: 69). 따라서 국제

교류 초기에는 자매결연 위주로 진행되다가 시간이 흐를수록 우호협력관계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경기도 역시 예외가 아니다. 예를 들어, 2010년 6월 당시 경기도는 총 17개국 24개 지역과의 

국제교류 중에서 총 10개국 15개 지역과는 자매결연을, 9개국 9개 지역과는 우호(경제)협력관계를 체

결했다(신종호 외, 2010: 75). 하지만 10여년이 지난 2021년 12월 기준으로 경기도는 전 세계 27개국 

41개 지역과의 국제교류 중에서 자매결연은 1개 지역만 추가된 총 10개국 16개 지역이었으나, 우호(경

제)협력관계는 총 20개국 25개 지역으로 급증하였다(https://www.gg.go.kr 경기도청). 

<그림 1> 경기도 국제교류지역 현황(2021년 12월 기준)

주 :●자매결연 체결(10개국 16개 지역)            ●우호(경제)협력 체결(20국 25개 지역)

자료 : 경기도청 홈페이지, <https://www.gg.go.kr/contents/contents.do?ciIdx=909&menuId=2109>.   

경기도 국제교류는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관계 체결 지역이 특정 지역과 국가에 집중되어 있다. 2021

년 12월 기준으로 경기도는 아시아권역에서 가장 많은 6개 도시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고, 그 다음은 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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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4), 유럽(2), 중남미(2), 아프리카(1), 대양주(1) 순이다. 국가별로 보면, 경기도는 중국의 6개 성(省)

급 지방정부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고, 미국이 3개 주(州)로 그 뒤를 잇고 있다. 반면, 경기도의 우호(경

제)협력 역시 2021년 12월 현재 아시아권역이 가장 많고(11개 국가의 14개 도시), 그 다음이 유럽권역

(8개 국가의 9개 도시), 북미권역(미국 2개 도시) 순이다. 국가별로 보면, 경기도는 중국 3개 성(省)급 

지방정부와 우호협력관계를 맺었고, 베트남과 미국 및 러시아 등이 각각 2개 도시로 그 뒤를 잇고 있다

(https://www.gg.go.kr 경기도청). 

2) 국제교류 분야-대외경제교류

경기도 국제교류는 최근 몇 년 동안 경기도는 국제교류 대상 도시들과의 활발한 ‘경제교류’를 전개해왔

다. 특히 기존의 ‘경기 우수상품 해외전시회(G-FAIR))나 통상촉진단 등과 같은 성공 사례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켰을 뿐만 아니라, 스페인 카탈루냐주와 스타트업 분야 협력에서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다는 점이 

고무적이다. 또한 경기도는 기존 중국의 교류도시들과 농업분야에서 교류협력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

졌고, 아직 정식으로 교류협력관계를 맺지 않은 중서부 지역의 핵심 거점인 층칭(重慶)시와도 새로운 경

제협력을 모색하기 시작했다는 점은 대중국교류협력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성과라고 할 수 있다. 

<표 1> 경기도의 대외경제교류 분야 최근 실적(2019-2021)

국가명 교류도시명 일 시 내 용

프랑스 일드프랑스주
2019.

5. 16-17

•스타트업 국제행사(VivaTech) 참여
   - 내 용 :  일드프랑스주정부와 교류협력논의, Viva Tech 행사에 도내 3개 기업 

및 경기도 초청

베트남 호치민시
2020.

9. 22-25

•경기우수상품해외전시회(G-FAIR) 개최
   - 개최규모 : 도내 수출 유망기업 90개사
   - 개최실적 :  바이어수 513명, 상담 건수 675건, 상담 실적 31,352천불, 계약추진

건수 195건, 계약추진실적 14,374천불, 샘플거래 11건, 샘플거래 실
적 8.5천불

중국

충칭시 2019. 11. 27
•경기도-충칭시, ‘새로운 경제교류협력의 장’ 위해 상호협력 약속
   - 빅데이터 등 미래산업분야 정보 및 자료 공유 시작

허베이성
2020.

9. 22-24
•중국 허베이성 국제교류도시 연락인 교류행사 참가
   - 내용 : 연락인 원탁회의 발표, 환경산업 세미나, 허베이성 기업 시찰 

지린성 2021. 3. 22 •경기도 농업기술원-지린성 농업과학원 간 ‘농업과학기술교류 업무협약’ 체결

랴오닝성 2021. 8. 20
• 경기도 농업기술원-랴오닝성 농업과학원 간 ‘2021/2022년 농업과학기술교류 

협약’ 체결 

장쑤성
2021.
9.29

• 경기도 농업기술원-장쑤성 농업과학원 간 ‘2021~2023년 농업과학기술교류 
실행계획’ 체결

카자흐스탄 알마티주
2020.

9. 22-23

•화상상담 통상촉진단 파견
   -  운영규모 : 10개사
   -  운영실적 : 상담(60건, 5,550천불), 계약(31건, 3,670천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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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연해주

(프리모르스키 지방)
2020.

10. 21-22

•블라디보스톡 화상상담 통상촉진단 파견
   -  운영규모 : 10개사
   -  운영실적 : 상담(59건, 4,796천불)계약(16건, 936천불)

인도
마하라

슈트라주
2020.
11. 5-6

•경기우수상품해외전시회(G-FAIR) 개최
   -  개최규모 :  전국 119개사(도내 89) - 개최실적: 규모 89사, 총 상담건수 1,610

건, 상담 바이어 757개사, 상담건수 1,001건, 상담 실적 63,754천
불, 계약추진건수 402건, 계약추진실적 26,955천불

스페인 카탈루냐주

2020.
11. 11

•스타트업 협력 MOU 체결
   -  경기도 창조경제혁신센터-카탈루냐주 투자경제청 스타트업 협력 MOU 체결

2021.
1. 29

•자매결연 20주년 기념 ‘교류협력증진 협약’ 체결
   -  지속가능한 교류협력과 이행을 위해 공동위원회 설치 및 격년 개최에 합의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

(BC)주
2022.
2. 16

•경기도-캐나다 BC주 ‘제4차 실행계획’ 체결
   -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 노력의 일환으로, 경제통상, 문화예술, 스포츠, 재난 

안전, 교육·노동 등 6개 분야에 대해 중점적으로 교류 협력

자료 :  경기도 뉴스포털, <https://gnews.gg.go.kr>;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국제교류현황> 데이터 베이스, <https://www.gaok.
or.kr/gaok/exchange/list.do?menuNo=200080> 등 참조. 

3) 국제교류 수행 체계 

지방정부의 국제교류 추진체계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핵심 부서가 설치되어 있는지, 관련 ‘조례’가 제

정되었는지 등을 중심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먼저, 담당부서와 관련하여 경기도의 국제교류는 행정

2부지사 산하 ‘경제실’ 소속의 ‘외교통상과’가 핵심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경기도 외교통상과는 5

개 팀(국제정책팀, 아주협력팀, 구미주협력팀, 통상진흥팀, 전시전략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크게 세 

가지 주요 업무-①국제 교류·협력 및 공무국외출장 허가 관리, ②수출채널 다양화를 통한 중소기업 수

출 확대, ③경기전시산업 지원 및 킨텍스 관리-를 수행하고 있다(경기도청 경제실, 2020). 이밖에도 

‘외교통상과’는 다양한 분야-국제정책 총괄, 공공외교, 중소기업 수출지원, 경기비즈니스센터(GBC) 운

용지원, 해외마케팅 지원, 자유무역협정(FTA) 지원, 국제관계대사 지원 등-에서 업무도 수행하고 있

다(https://www.gg.go.kr 경기도청). 

다음으로, 경기도는 현행 『지방자치법』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규정에 근거하여 관련 자치

법규(조례)를 제·개정하고 통폐합함으로써(https://www.law.go.kr 국가법령센터), 갈수록 늘어나는 

국제교류 업무 증가 추세에 대응하고 있다. 예를 들어, 기존의 『경기도와 외국지방자치단체간의 자매결

연에 관한 조례』(2005년 5월 16일 공포)와 『경기도 명예국제관계고문 운영 조례』(1996년 10월 7일 공

포)를 통합하여, 새롭게 『경기도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2021년 7월 14일 공포)를 제정했다. 

특히 『경기도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에서 주목할 점은 국제기구 유치 기반의 조성(제6조의2) 

및 국제기구 유치 지원범위 등(제6조의3)을 새롭게 규정함으로써, 경기도가 국제기구 및 국제행사를 

위한 제도적 틀을 마련하고, 경기도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했다는 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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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또한, 경기도는 『경기도 국제평화교류 지원 조례』를 새롭게 제정(2021년 1월 8일 공포)함으로써, 한

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국제사회의 지지기반 확산에 기여하고 경기도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자 노

력하고 있다. 동 조례에 따라 경기도는 국제평화교류위원회를 설치했고, 전담조직으로 ‘경기국제평화

센터’를 설치했다.

<표 2> 경기도 국제교류 관련 자치법규 현황

자치법규명 공포번호 공포일자 구분

경기도 외국인투자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제7081호 2021. 7. 14. 일부개정

경기도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제7078호 2021. 7. 14. 일부개정

경기도 국제개발 협력사업 지원 조례 제7008호 2021. 5. 20. 일부개정

경기도 국제평화교류 지원 조례 제6863호 2021. 1. 8. 제정

경기도 국제문화교류 진흥 조례 제6030호 2019. 1. 14. 일부개정

경기도 중소기업 수출 촉진에 관한 조례 제4651호 2013. 12. 2. 일부개정

경기도 해외협력관 운영 조례 제4651호 2013. 12. 2. 일부개정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2. 경기도 국제교류 평가

1) 국제교류 방식 및 분야의 다양화 

경기도 국제교류의 가장 큰 특징은 추진 방식 및 분야의 다양화가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먼저, 경기

도의 국제교류 추진 방식이 기존의 자매결연 중심에서 시간이 흐를수록 우호(경제)협력 중심으로 변화

했다. 즉, 국제교류 초기에는 자매결연이 중심이었으나,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적으로 우호(경제)협력관

계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전개됐다. 2000년 미국 플로리다와 자매결연 체결 이후 2019년에 중국 지린

성 한 곳만 추가된 것이 대표적인 경우이다. 반면, 우호(경제)협력관계는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특히 

경기도가 맺고 있는 우호협력관계가 대부분 아시아권역(특히 중국과 베트남)과 북미권역(특히 미국)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은 자매결연과 비슷한 상황이지만, 최근들어 유럽의 주요 국가들과 우호협력관계를 

갈수록 중시하고 있다는 점이 매우 중요한 시도라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경기도 국제교류의 분야 역시 시간이 갈수록 다양화되었다. 즉, 초창기에 행정교류와 인적

교류를 중심으로 추진하는 경향성이 강했으나, 점차적으로 관광교류와 기술·학술교류 및 경제교류 등

으로 분야를 확대하기 시작했다. 이는 곧 향후 경기도 국제교류가 글로벌 차원에서 전개되고 있는 미중 

기술패권 경쟁과 같은 대변화 추세를 반영하여 이를 경제교류의 새로운 분야 발굴의 기회로 삼을 필요

가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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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제교류 추진 지역 편중

경기도 국제교류의 또 다른 특징 중 하나는 추진지역이 일부 지역 및 국가에 편중되어있다는 점이다. 

특히 경기도의 국제교류는 중국과의 교류협력에 집중하고 있다. 경기도는 중국의 5개 성급 지방정부

(랴오닝성, 광둥성, 허베이성, 산둥성, 지린성)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고, 3개 성급 지방정부(텐진직할

시, 장쑤성, 헤이룽장성)와는 우호(경제)협력관계를 체결하는 등 주요 지방정부와의 오랜 교류협력 경

험을 기반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타 지자체의 모범이 되어 왔다. 

경기도의 대중국교류의 대표적 사례로는 1996년부터 시작된 한중일 3지역(경기도-중국 랴오닝성-

일본 가나가와현) 우호교류회의를 들 수 있다. 2017년 경기도에서 개최된 회의에서는 스타트업 등 교

류활성화를 주제로 3지역 협력방안을 논의했고, 2019년 일본 가나가와현에서 개최된 회의에서는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SDGs)를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하기도 했다. 특히 2021년 10월 화상회의로 개최된 

회의에서는 ‘도시재생’을 주제로 정책교류를 실시함으로써 교류협력의 지평을 넓혔다. 

경기도와 중국 산둥(山东)성과의 국제교류 경험 및 다양한 프로그램 역시 타지자체의 모범이 될 정도

로 우수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경기도는 2009년 산둥성과 자매결연을 맺었고, 이후 다양한 분야에서 

긴밀한 교류협력을 유지·강화해왔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자료에 따르면,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2019년까지 중국의 산둥성은 한국의 지자체 중에서 경기도와 가장 많은 교류협력을 추진해왔고, 경기

도 역시 중국의 지방정부 중에서 산둥성과 가장 많은 교류협력을 진행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https://

www.gaok.or.kr.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특히 주목할 점은 2017년 중국 산둥성의 제안으로 추진하기 시작하여 2018년 3월 관련 MOU를 체결

한 ‘경기-산둥 우호협력 연석회의’라고 할 수 있다. 2019년 류자이(刘家义) 산둥성 당위원회 서기의 경

기도 방문을 계기로 경기도와 산둥성은 경제와 과학기술 등 모든 분야를 포괄하는 협력을 강화하는 내

용의 ‘3개년(2020∼2022년) 우호 교류 실행계획서’에 서명하고, 총회와 실무회의를 매년 교차로 개최

하고, 교류통상·과학·창업·농업·교육·체육·문화·학술 등 유관부서가 참가하며, 양측의 협력사업 계획을 

협의하고 차년도 사업에 반영함으로써 상호 교류협력의 심화를 추진하고자 노력하고 있다(연합뉴스, 

2019. 12. 2). 이후 2020년 12월 1일 온라인으로 개최된 제1회 ‘경기-산둥 우호협력 연석회의’에는 경

기도 외교통상과, 경기도농업기술원, 경기연구원, 경기복지재단, 산둥성 외사판공실, 산둥성사회과학

원 등 16개 기관 및 부서가 참석하여 향후 업무 및 일정 등을 협의했다. 

경기도는 남북 접경지역이라는 특성을 반영하여 중국의 동북3성의 모든 성 정부와 국제교류를 추진

하고 있는 유일한 지자체이다. 경기도는 1993년과 2019년에 각각 랴오닝성 및 지린성과 자매결연을 맺

었고, 2016년에는 헤이룽장성과는 우호협력관계를 맺었다. 경기도의 중국 동북3성 지방정부와의 국제

교류협력 강화는 정부의 대북·통일정책과의 연계 및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뿐만 아니라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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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접경지역의 핵심 지자체로서 한반도의 평화 실현을 위한 공감대 형성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

우 중요한 성과라고 할 수 있다. 

3) 국제교류 대전략 부재

지방정부 차원의 국제교류는 중앙정부와의 협력 뿐만 아니라 타지자체와의 협조관계가 매우 중요

하며, 더 나아가 급변하는 국제정세에 대한 이해와 분석 및 국제교류를 위한 다양한 인적·물적 네트워

크 등을 필요로 한다. 특히 최근 미중 전략경쟁시대의 도래와 중국의 발전전략 대전환 등과 같은 국제

전략환경의 대전환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뿐만 아니라 지방정부 차원의 대전략(Grand 

Strategy)이 수립될 필요가 있다. 하지만, 경기도의 국제교류 추진방식이 변화하고 분야 역시 갈수록 

다양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더 장기적이고 종합적이며 체계적인 국제교류 대전략이 수립되지는 

않고 있다. 경기도 국제교류 담당 부서인 ‘외교통상과’가 포괄하고 있는 업무는 방대함에도 불구하고 이

들 뒷받침할 수 있는 인력과 예산은 여전히 부족하다. 또한 경기도의 도정 업무에서 국제교류가 차지하

는 중요성에 대한 인식 역시 아직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결국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

제교류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수립·추진할 수 있도록 조직과 인력을 체계화하여 장기적인 전략방안

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4) 국제환경 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의 필요성 

글로벌·지역적 차원에서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미중 전략경쟁은 국가 주도하에 전방위적으로 이루

어지고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특히 미래 첨단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전개되는 미중 간 기술패권 

경쟁은 첨단기술 탈동조화(tech-decoupling)와 공급망 재편 등과 같은 리스크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

다는 점에서, 국가적인 차원 뿐만 아니라 지방정부 차원의 선제적 대응 혹은 경제안보 관련 법·제도 정

비가 시급하다. 또한 RCEP과 CPTPP 및 IPEF 등을 포함한 다자경제협력 추진 과정에서 중앙정부는 

비배타성 원칙 및 경제적 실익을 우선시하는 협상 원칙을 견지할 필요가 있고, 지방정부 차원에서는 자

유롭고 개방적인 통상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선제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최근 중국이 ‘일대일로 구상’이라는 국가발전전략을 제시하고, ‘발전 패러다임 전환’을 통해 광역

경제권 중심으로 새로운 지역발전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비록 일대일로 구상이 갖고 있는 한계도 있지

만, 동 구상은 중국의 풍부한 자금력과 시진핑 지도부의 강력한 추진력 등에 기반하여 추진되고 있다는 

점에서 ‘일대일로 국제협력’은 장기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중국이 ‘발전 패러다임 전환’을 통해 기존

의 4대 지역균형발전전략-을 업그레이드함과 동시에, 광역경제권 중심의 새로운 지역발전전략을 제시

하고 있다는 점에서 경기도 역시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국제교류 및 대중국 전략 수립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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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경기도 국제교류 추진 전략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경기도 국제교류를 좀 더 실용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기

존의 성과는 계승하되, 새로운 대내외 정세 변화를 반영해야 한다. 또한 지속가능한 국제교류를 위해

서는 ‘쌍방향’적이고 상호호혜적 교류협력이 진행되어야 한다. 경기도 및 상대 교류지역의 상호 관심사

와 선호 및 수요(needs)에 기반하여 일방향이 아닌 쌍방향적이고 장기적 관점에서 서로에게 필요한 교

류를 진행해야 하며, 교류를 통해 상대방과 무엇을 주고 받을 것인가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이는 곧 

“지역경제활성화를 통한 도민 삶의 질 향상 및 국제경쟁력 강화”라는 경기도 국제교류의 궁극적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본 장에서는 경기도 국제교류와 관련된 기존의 논의

(신종호, 2014; 최필수 외 2021) 및 제Ⅱ장과 제Ⅲ장의 분석에 기반하여, 경기도 국제교류 추진을 위한 

5대 전략-특성화, 다양화, 다각화, 효율화, 네트워크화-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한다. 

1. 국제교류 특성화

대한민국의 핵심 지자체인 경기도와 기존의 국제교류 추진 대상지역과의 교류협력 실태 파악

(SWOT)을 통해 지역별 특성을 반영하는 ‘맞춤형’ 국제교류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특히 최근 글로벌 

경제의 장기 저성장 추세가 지속되고 있고, 비대면·플랫폼화 추세가 가속화되는 포스트코로나19 시대

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경기도와 교류하고 있는 국가·지역별 경제현황에 대한 종합적 분석을 통해 새로

운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경기도의 대중국 교류협력 역시 해당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전략이 필요하다. 중국의 31개 

성급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정책방침을 따르면서도 해당 지역의 경제사회적 여건을 반영하여 대외 경

제협력의 ‘특성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13·5 규획(2016~2020) 기간에 진행된 일대일로 구

상의 건설 및 전면적인 대외개방 과정에서 잘 드러나고 있다(이상훈 외, 2019; 정지현 외, 2020). 예

를 들어, 동부 환발해권의 대표 도시인 베이징은 수도의 강점을 활용하여 글로벌화 및 서비스 고도화

를 추구하고, 산둥성은 주요 국가(독일, 한국, 일본 등)와의 경협단지 중심의 협력 강화를 추진하고 있

다. 중부 내륙의 후베이성은 아세안, 한국, 일본 및 유럽과의 수운 및 화물열차 연결에 중점을 두고, 후

난성은 일대일로 중점지역과의 육상·수운 종합교통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화동·화남지역의 대

표도시인 광둥성은 홍콩·마카오와의 통합 협력과 해외 화교 네트워크 활용을 강조하고, 푸젠성은 대만

을 중점 대상으로 하는 양안 협력 메커니즘과 해상실크로드 핵심지역으로서 아세안과 무역·투자 및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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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분야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동북지역의 랴오닝성은 제조선진국인 독일과 경협단지를 건설하여 장

비제조업의 첨단화 및 스마트화 전환을 추진하고 한국과의 경협단지 및 한중일 순환경제시범기지 등을 

건설하고자 하며, 지린성은 창지투 개발계획을 중심으로 교통·물류 인프라를 확충함으로써 러시아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고, 한국과는 창춘국제협력시범구에 대한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신종호 외, 2020; 

113). 따라서 경기도 입장에서는 중국의 31개 성(省)급 지방정부의 대외 경제협력의 특성화 추세에 대

한 파악을 통해 해당 지역에 대한 맞춤형 교류협력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2. 국제교류 분야의 다양화

미중 기술패권 경쟁 시대의 도래와 포스트코로나19 시대 및 중국의 2030 전략 등에 대비하여 새롭고 

미래지향적인 어젠다를 발굴함으로써 경기도 국제교류 분야의 다양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국제교

류는 그 특성상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고, 그 효과 역시 오랜 시간을 필요로 한다

는 점에서, 기존의 경기도 국제교류의 핵심 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도, 향후에는 최근 국제정세

의 변화를 반영하면서도 좀 더 다양한 분야(기술협력, 청소년교류, 공적개발원조 등)로 다양화될 필요

가 있다. 특히 기술패권 경쟁 시대를 대비한 새로운 교류협력 분야로 ‘메타버스’와 같은 스타트업 산업

에 대한 관심을 높일 필요가 있다. 이미 중앙정부 차원에서 스타트업 기업의 메타버스 진출을 다방면으

로 지원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기도 차원에서도 ‘판교 스타트업 캠퍼스’와 같은 자원을 충분히 활용함으

로서 자매·우호 도시들과의 교류협력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경기도의 대중국교류에 있어서도 분야의 다양화 전략은 매우 중요하다. 한중 지방정부 간 교류협력이 

시간이 흐를수록 분야가 다양화되었지만 지역적 편중 현상도 나타나고 있고, 정치적인 영향으로 인해 

단절된 경우도 있다는 점에서 향후에는 분야의 다원화 및 지속가능 방안에 대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즉, 기존에는 경제교류나 행정교류가 한중 지방정부 간 주요 교류협력 방식이었다면 이제는 문

화, 청소년, 기술교류 등을 통해 인적교류를 확대함으로써 지속가능성에 대한 고려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의미에서 일부 지자체가 추진하고 있는 상징사업 등과 같은 이벤트식 교류는 지속가능성을 담보

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지양할 필요가 있고, ‘경기도-산둥성 우호협력 연석회의’와 같은 성공 사례를 적

극 홍보하고 발전시킴으로써 경기도와 중국의 다른 지방정부와의 교류협력 확대 계기로 삼아야 한다.   

또한 남북 접경지역이라는 경기도의 정체성은 ‘경기도 특색의 국제교류’를 추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경기도 ‘지방외교’의 핵심 영역으로 ‘평화공공외교’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

가 있다. 평화공공외교는 ‘평화’를 주제로 하여 한반도의 평화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공공외교의 일종으

로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및 시민사회가 다 함께 노력하려는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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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전통적 소통 방법인 대화와 회의뿐만 아니라 뉴미디어와 사회관계망(SNS)을 

활용해 한반도 평화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한반도 평화정착의 필요성을 국제사회에 설명하려는 노력

이 중요하다. 이러한 점에서 최근 경기도 차원에서 국제교류 대상지역에 온라인으로 제공하고 있는 e-

뉴스레터의 발송 횟수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경기도는 향후 남북 접경지역이라는 특성을 감안

하여 비무장지대(DMZ)에 국제기구를 유치하거나 국제회의를 개최하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

미 경기도는 『경기도 국제평화교류 지원 조례』(2021년 1월 8일 공포)를 제정했고, 전담조직인 경기국제

평화센터 설립 및 국제평화교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남북관계의 진전과 한반도 평화체제의 

구축은 국제사회와의 연계와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향후 경기국제평화센터는 단순히 남북관계 

뿐만 아니라 국제교류 전반을 관장할 수 있는 ‘조정자’ 역할을 수행하도록 업그레이드 될 필요가 있다. 

또한 2018년 소위 ‘한반도 평화의 봄’ 이후 경기도가 매년 개최하고 있는 ‘DMZ 포럼’에서 평화체제 구

축이나 종전선언 등과 같은 거대담론은 중앙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논의하되, 접경지역 및 비무장지대

(DMZ)의 평화적 활용이나 생태환경 및 남북 경제·과학·농업 협력 등과 관련하여 경기도의 자매·우호도

시 대표를 초청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3. 국제교류 대상 지역의 다각화 및 거점화

최근 국제전략환경의 변화와 경기도 자매·우호지역의 대내외 환경 변화 등을 반영하여 국제교류 대상

지역의 다각화 및 ‘거점화’가 필요하다. 첫째, 경기도 국제교류의 대상 지역이 현재는 중국과 미국 중심

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에는 유럽연합(EU)이나 아세안(ASEAN) 및 인도 등으로 국제교

류 대상 지역을 확대하고, 특히 우리의 중요한 이웃국가인 일본과도 교류협력을 심화할 필요성이 있다. 

먼저, 경기도의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 체결지역이 초기에는 아시아(특히 중국) 및 미국이 중심이었으

나, 시간이 흐르면서 유럽의 많은 국가들과의 국제교류가 확대되고 있다는 점은 매우 주목할만하다. 특

히 미중 전략경쟁이 심화될수록 한국외교에서 유럽연합이 갖는 전략적 중요성이 부각될 것이다. 한국

과 유럽연합은 이미 다양한 형태(기본협정, FTA, 위기관리협정 등)의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동아

시아에서 강대국 패권경쟁이 심화되는 과정에서도 유럽연합은 다자주의, 민주주의, 국제규범 등을 강

조하는 유일한 강대국 견제세력이다. 따라서 경기도 차원에서 중앙정부와의 협력을 강화함은 물론 지

방외교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현재 8개 국가 9개 지역과의 우호협력관계를 유지·강화함과 동시에 영국

을 포함한 새로운 전략지역을 발굴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아세안 10개국과 인도 역시 경기도 차원의 지방외교를 확대할 수 있는 핵심 지역이다. 실

제로 아세안 10개국과 인도는 최근 세계경제의 엔진으로 부상하고 있고, 우리의 신남방정책의 핵심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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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지역이다. 아세안은 이미 2015년 경제공동체를 결성하여 역내 통합을 시도하고 있고, 미국과 중국 

등 강대국의 영향력에는 공동으로 대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베트남은 아세안 10개국 중에

서 경제성장이 가장 빠르다는 점에서 우리의 새로운 우호협력 대상국가로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또한 아세안 10개국의 안보협의체인 ‘아세안지역포럼(ARF)’는 오랫동안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할 수 있는 중요한 플랫폼으로 기능해왔다. 따라서 아세안과 인도와의 국제교류 확대는 

경기도 차원에서 지방외교를 확대할 수 있는 기회이자 중앙정부의 핵심정책(예: 문재인 정부의 신남방

정책)과의 연계와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 

경기도의 국제교류에서 일본의 중요성이 갈수록 증대하고 있다. 그동안 경기도는 동아시아의 핵심 

국가인 일본의 가나가와현과는 자매결연을, 아이치현과는 우호협력관계를 맺고 있다. 경기도 국제교류

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에 비해 일본은 여전히 적극적인 국제교류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 한일관계

가 중앙정부 차원에서 대립과 갈등을 오랫동안 겪고 있기 때문에 지방정부 차원의 교류에도 부정적 영

향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미국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이 일본과 한국 등 동맹국과의 관

계를 강조하고 있고, 한국정부 역시 일본과 정치경제적 갈등에도 불구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우호관계 

회복을 고민할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지방정부 차원에서 교류협력의 지속 및 심화는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그동안 경기도가 구축해온 일본과의 인적·물적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새로운 정세변화를 반영함

으로써 경제 및 사회문화 분야에서의 교류협력을 확대하고 대상지역 역시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둘째, 경기도 국제교류의 다각화 전략과 동시에 기존의 대중국 교류협력 지역에 대한 지역별 차별

화 및 ‘거점화’ 전략이 필요하다. 중국이 ‘발전 패러다임 전환’을 통해 기존의 4대 지역발전전략을 다수

의 ‘광역경제권’ 중심으로 새롭게 재편하고 있다는 점에서 경기도의 대중국 교류협력 전략에 중요한 시

사점을 준다. 따라서 향후 경기도의 대중국 진출 전략 수립시 단순히 중국을 단일한 대상으로 접근하거

나 교역비중이 높은 일부 성급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경제협력을 추진하는 방식을 뛰어 넘어 이제는 ‘광

역경제권’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별 ‘거점화’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특히 최근 중국의 발전패러다임 전

환과 2030 중장기 전략 및 포스트코로나19 시대 등에 대비하여 기존의 자매·우호 도시와의 교류협력은 

심화하되, 중서부 지역의 쓰촨(四川)성과 충칭(重庆) 등을 경기도의 새로운 교류협력 거점지역으로 선

정할 필요가 있다. 

4. 국제교류 추진 체계의 효율화

 

경기도 국제교류협력 추진 체계를 정비함으로써 좀 더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경기

도 국제교류가 최근 국제정세 변화를 반영하고 좀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담당부서의 업무 분장에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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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하도록 조직과 인력을 체계화할 필요성이 있다. 최근들어 외교의 주체가 다양화되고 외교의 대상도 

다양화되는 과정에서 중앙정부(외교부 등)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이나 민간부문 및 지자체 등과 같은 다

양한 주체들이 다양한 형태로 외교 활동을 수행하게 되면서 공공외교(公共外交, public diplomacy)가 

중시되고 있다. 공공외교는 국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부문이 자국의 문화, 지식, 

정책 등을 외국 국민과 국제사회에 이해시키고 신뢰를 증진시키기 위한 넓은 의미의 외교활동이라는 

점에서, 경기도 차원의 새로운 공공외교 활동이 구체화되고 추진되어야 할 시기가 도래했다.

따라서 경기도 국제교류는 전담기구를 통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미중 전략경쟁

의 심화와 중국의 2030 중장기 전략 등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도지사를 포함한 지도부가 국제교류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것이 필요하고, 특히 경기도 차원에서 상대적으로 독립적이고 권위있

는 전담기구를 통해 교류협력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 현재 경기도 국제교류 업무를 

주관하고 있는 ‘외교통상과’의 인력 및 예산을 대폭 확충하려는 노력과 함께 경기도 국제교류의 ‘조정

자(coordinator)’ 내지 총괄조직으로서 ‘국제협력국’(가칭) 신설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실무 수행기관

으로는 기존에 논의된 바 있는 ‘국제교류재단’(가칭) 설립 문제를 다시 논의할 필요가 있다(최필수 외, 

2021). 또한 경기도가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해 추진·운영하고 있는 국제관계대사 제도를 포함한 각종 

자문 제도가 본연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운영되고 있는지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하고, 필요시 경기

도 차원의 ‘조례’ 제정을 통해 ‘경기도 국제관계대사’의 도지사에 대한 보좌 업무를 좀 더 구체적으로 규

정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대부분의 위원회가 소위 ‘명망가’ 중심으로 구성됨으로써 경기도가 처한 구체

적인 현실에 대한 파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전면적인 분석 및 재구성 노력이 

필요하다. 

5. 국제교류 네트워크화

  

경기도 국제교류는 중앙정부와의 협력을 강화하되 지자체가 갖고 있는 장점을 발휘할 수 있도록 타 

지자체 및 민간과의 연계협력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미중 전략경쟁의 심화로 대표되는 국제정치경제 

구조의 변화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기획·조정되는 중장기 전략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하지만, 경기도 차원에서는 중앙정부가 추진하기 어려운 분야 혹은 민간부문이 수행하는데 한계가 있

는 영역을 발굴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경기도가 이미 국제교류 대상지역에 설치·운용하고 있

는 경기비지니스센터(GBC)를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온 신북방·신남방정책의 핵심 대상국가-특히 중앙

아시아와 아세안 및 인도 등-에 추가적으로 설치할 필요가 있다.  

경기도 국제교류의 네트워크화 전략은 대중국교류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특히 중국에 대한 평화공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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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의 경우 기존의 정부 주도에서 탈피하여, 지방자치단체나 민간단체 및 재외동포 네트워크 간의 유

기적인 협력을 기반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기존에 평화공공외교가 집중되었던 북경과 상해에

서도 좀 더 특화된 주제를 선정할 필요가 있고, 31개 성급 지방정부에 대해서도 해당 지역의 특성을 반

영하여 접근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경제수준이 높은 동부연해지역 지방정부(광동성, 강소성, 절강

성, 산동성 등)은 경제협력에 대한 관심이 많고, 중서부지역 지방정부(사천성, 섬서성, 안휘성 등)은 한

국의 역사·문화에 대한 관심이 비교적 높으며, 동북3성 지방정부(길림성, 요녕성, 흑룡강성)은 외자기

업 투자 유치나 북중경협에 좀 더 많은 관심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경기도가 보유하고 있는 인적·물적 

네트워크를 통해서 지속적인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 

Ⅴ. 결 론 

본 연구는 최근 글로벌·지역적 차원에서 전개되고 있는 국제전략환경의 변화의 두 가지 추세-미중 

전략경쟁시대의 도래, 중국의 발전패러다임 전환에 따른 국가·지역 발전전략 재편-에 대한 분석을 통

해 경기도의 국제교류 추진전략을 제시하였다. 글로벌·지역적 차원에서 전개되고 있는 미중 전략경쟁

의 심화 및 장기화 추세는 중앙정부 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에 대해서도 다양한 리스크를 초래할 가능성

이 높아지고 있다. 또한 중국이 발전패러다임의 전환을 통해 국가 및 지역 발전전략을 재편하고 있다는 

점 역시 중앙정부 뿐만 아니라 지방정부 차원의 선제적인 대응의 필요성이 있다. 특히 경기도는 그동안 

다양한 국제교류 경험과 성과를 축적해왔고 특히 중국과의 교류협력을 가장 활발하게 전개해온 지자체

라는 점에서, 글로벌·지역적 차원의 국제전략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는 미중 전략경쟁 시대의 도래와 관련하여 경기도 차원에서는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과 미국

의 ‘인도·태평양전략’ 간 경쟁과 갈등, 미중 간 미래 첨단기술을 둘러싼 경쟁, 그리고 RCEP과 CPTPP 

및 IPEF 등과 같은 지역다자협력을 둘러싼 미중 경쟁과 갈등을 주목할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또한 중

국의 발전패러다임 전환에 따른 국가·지역 발전전략 재편과 관련하여 경기도 차원에서 주목해야 할 점

은 중국이 기존의 4대 지역균형발전전략을 업그레이드함과 동시에 광역경제권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

운 지역발전전략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국제전략환경의 변화 추세에 대한 분석을 통해 본 연구는 향후 경기도 국제교류 추진을 위한 

5가지 전략을 제시하였다. 즉 국제교류의 특성화 전략, 국제교류 방식의 다양화 전략, 국제교류 대상지

역의 다각화 및 거점화 전략, 국제교류 추진체계의 효율화 전략, 국제교류의 네트워크화 전략 등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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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특히 경기도 국제교류 추진 전략과 관련하여 가장 주목해야 할 국가는 중국이라고 할 수 있다. 

비록 현재 미중 전략경쟁의 심화로 인해 글로벌공급망을 둘러싼 두 강대국 간 갈등이 한국을 비롯한 관

련국들에게 다양한 형태의 리스크를 초래하고 있지만, 경기도 차원의 선제적인 대응 및 국제교류 대상 

지역의 다각화를 통해 이를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 또한 RCEP과 CPTPP 및 IPEF 등과 같은 다자경

제협력의 핵심 국가 역시 미국과 중국이라는 점에서 향후 국익에 기반한 한국의 전략적 선택이 중요해

질 것이라는 점에서 중앙정부와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경기도 차원의 선제적인 대응방안 마련

이 필요한 시점이다.  

본 연구는 국제전략환경 변화에 대한 분석을 통해 경기도 국제교류 추진을 위한 5대 전략을 제시했

지만, 이것은 향후 경기도가 지향해야 하는 국제교류의 기본방향을 제시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

서 향후 경기도 차원에서 국제교류 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action plan)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관(官)·산(産)·학(學)·연(硏) 연계를 통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연구를 진행할 필요성이 있다. 이를 통해 

조만간 출범할 예정인 민선 8기(2022.7-2026.6) 경기도정에 실제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 

■ 참고문헌 ■

경기도청 경제실(2020). “2021년 주요 업무보고”, 2020. 2. 17.

김시중(2016). “중국 경제발전 방식 전환의 진전도 평가”, 『中蘇硏究』, 39(4): 115-142.

김재관(2021). “바이든 정부의 對 중국 외교정책에 대한 분석과 전망: 미중 간 전략경쟁을 중심으로”, 

『글로벌 정치연구』, 14(1): 77-119.  

노수연·박진희(2015). “중국 창장경제벨트(长江经济带) 조성계획의 핵심 사업 및 평가”, 『KIEP 오늘의 

세계경제』, 15(5): 1-14.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북경사무소(2017). “‘중부지역굴기 촉진 13.5 규획’의 내용 및 평가”, 『KIEP 북경

사무소 브리핑』, 20(10): 1-21.

박진희(2020). “상하이, 창장삼각주 통합 발전정책 발표”, 『KIEP 동향발표자료』, 2020. 1. 28.

신종호(2014). “중국의 대외정책에서 지방정부의 역할”, 『현대중국연구』, 16(1): 1-31.

신종호(2015). “중국 일대일로 전략의 한반도에 대한 함의”, 『KINU Online Ssriese』, CO 15-20, 

2015. 8. 12.

신종호(2018a). 『중국 시진핑 2기 지도부 구성과 대외정책 전망』, 통일연구원.

신종호(2018b). “발전패러다임 전환기 중국의 지역발전전략과 중앙-지방관계: 일대일로 구상을 중심



314 | GRI연구논총 2022년 제24권 제2호

으로”, 『中蘇硏究』, 42(2): 43-73.

신종호(2021). “2021년 양회(兩會)를 통해 본 중국의 대미 장기전 태세와 함의”, 『KINU Online 

Ssriese』, CO 21-10, 2021. 3. 17.

신종호 외(2010). 『경기도 국제교류협력 기본계획 연구』, 경기연구원.

신종호 외(2011). 『경기도의 對중국 교류협력 강화방안』, 경기연구원.

신종호 외(2020). “중국 지방정부 대외교류 현황과 시사점”, 외교부 정책연구용역 결과보고서. 

신종호 외(2021). 『미중 전략경쟁과 한국의 대응: 역사적 사례와 시사점』, 통일연구원.

연원호(2020). 『미중 간 기술패권 경쟁과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이상훈 외(2017). “중국 주요 지역의 2017년 경제정책 방향 및 시사점”, 『KIEP 지역 기초자료』, 17-

02: 1-34.

이상훈 외(2019). 『중국 지방정부의 대외경제협력 사례와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이원석(2021). “미국의 중국견제 패키지 법안, 미국혁신경쟁법(USICA)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KITA 

통상리포트』, 15: 1-32.

이종화(2008). “분권화와 지방정부 역할에 대한 재평가: 중국모델의 관점에서”，전성흥 편, 『중국모델

론: 개혁과 발전의 비교 역사적 탐구』, 부키.

이주형(2003). “중국경제발전과정 중 지방정부의 역할: 향진정부와 향진(집체)기업을 중심으로”, 『대한

정치학회보』, 11(1): 305-329.

이홍규(2012). 『중국 경제성장에 있어서 중앙과 지방의 역할에 관한 연구』, 경기연구원.

전성흥(2005). “개혁기 중국의 중앙과 지방관계”, 유세희 편. 『현대중국정치론』, 박영사.

전국시도지사협의회(2015). 『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 매뉴얼(개정증보판)』,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정지현 외(2020). “중국 주요 지역의 핵심 정책과제 및 전망”, 『KIEP 기초자료』, 20-07: 1-26.

최재희(2020). “중국 ‘신시대 서부대개발 정책’의 주요 내용과 전망”, 『KIEP 세계경제포커스』, 2(21): 

1-14.

최재희(2017). “서부대개발 13·5 규획의 주요 내용 및 평가”, 『KIEP 북경사무소 브리핑』, 20(13): 1019.

최지원(2017). “중국 동북진흥정책 평가 및 신정책 방향 분석”, 『KIEP 지역 기초자료』, 17-04: 1-30.

최필수(2017). “19차 당대회 이후 중국의 경제개혁 방향 전망과 시사점”, 『현대중국연구』, 19(3): 417-457.

최필수·김재관·신종호·문익준(2021). “미중 전략경쟁시대 중국의 변화와 경기도의 대응방안:, 경기도

청 정책연구용역 보고서. 

허재철 외(2020). 『중국의 일국양제 20년 평가와 전망』, 대외경제경책연구원.

현상백 외(2018). 『중국 공급측 구조개혁 평가와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국제전략환경 변화와 경기도 국제교류 추진 전략 | 315 

Biden, Joseph R. Jr.(2020). “Why America Must Lead Again? Rescuing U.S. Foreign Policy 

After Trump”, Foreign Affairs, March/April.

Dickson, Bruce J.(2016). The Dictator’s Dilemma: The Chinese Communist Party’s Strategy for 

Survival, Oxford University Press.

Farrell, Henry & Abraham L. Newman(2019). “Weaponized Interdependence: How Global 

Economic Networks Shape State Coercion”, International Security, 44(1): 42-79. 

Goodman, Matthew P. & Aidan Arasasingham(2022). “Regional Perspectives on the Indo-

Pacific Economic Framework”, CSIS Briefs, 11 April.

Pompeo, Michael R.(2020). “Communist China and the Free World’s Future”, 23 July.  

The U.S. Congress(2021). “The United States Innovation and Competition Act of 2021”, S. 

1260 Engrossed in Senate (ES), 6 August.

The U.S. Department of Defense(2019). “Indo-Pacific Strategy Report: Preparedness, 

Partnerships, and Promoting a Networked Region”, 1 June.

The U.S. Department of State(2021). “Secretary Antony J. Blinken with Wolf Blitzer of CNN’s 

The Situation Room”, 8 February.

The White House(2017). “National Security Strategy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18 

December.

The White House(2020). “United States Strategic Approach to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20 May.

The White House(2021). “Remarks by President Biden on America’s Place in the World”, 

4 February.

Womack, Brantly & Guangzhi Zhao(1994). The Many Worlds of China’s Provinces: 

ForeignTrade and Diversification, Routledge.

Zakaria, Fareed(2008). The Post-American World, W.W. Norton and Company.

国家发展改革委(2016).  “促进中部地区崛起“十三五”规划“.

罗建华(2018). “‘一带一路’: 理解习近平中国特色社会主义大国外交思想的重要锁匙”, 『深圳社会科

学』, 2: 5-11.

刘慧·刘卫东(2017). “‘一带一路’建设与我国区域发展战略的关系研究”, 『中国科学院院刊』, 32(4): 

340-347.



316 | GRI연구논총 2022년 제24권 제2호

刘建飞(2017). “中国特色大国外交的时代特色”, 『国际问题研究』, 2: 29-41.

杨洁勉(2018). “新时代中国外交的战略思维和谋划”, 『外交评论(外交学院学报)』, 1: 1-15.

张清敏(2018). “理解中国特色大国外交”, 『世界经济与政治』, 9: 64-87, 157. 

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新闻办公室(2018). 『“关于中美经贸摩擦的事实与中方立场”白皮书』, 国务院

新闻办公室.

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新闻办公室(2019). 『“关于中美经贸磋商的中方立场”白皮书』, 国务院新闻办

公室.

“中华人民共和国国民经济和社会发展第十一个五年规划纲要”, 『中国人大网』, 2006. 3. 14., 

http://www.npc.gov.cn/wxzl/gongbao/2006-03/18/content_5347869.htm. (검색일: 2022. 

3. 30.)

“促进中部地区崛起规划”, 『中国网』, 2010. 1. 12., http://www.china.com.cn/policy/txt/2010-

01/12/content_19218531.htm. (검색일: 2022. 3. 30.)

“中华人民共和国国民经济和社会发展第十二个五年规劃纲要”, 『新华網』, 2011. 3. 16., http://

www.gov.cn/ 2011lh/content_1825838.htm. (검색일: 2022. 3. 30.)

“坚定不移沿着中国特色社会主义道路前进, 为全面建成小康社会而奋斗”, 『人民网』, 2012. 11. 9., 

http://politics.people.com.cn/n/2012/1109/c1001-19529890.html. (검색일: 2022. 3. 30.) 

“国务院关于依托黄金水道推动长江经济带发展的指导意见”, 『中国政府网』, 2014. 9. 25., http://

www.gov.cn/zhengce/content/2014-09/25/content_9092.htm. (검색일: 2022. 4. 10)

“政府工作报告——2015年3月5日在第十二届全国人民代表大会第三次会议上”, 『中国政府网』, 

2015. 3. 16., http://www.gov.cn/guowuyuan/2015-03/16/content_2835101.htm. (검색일: 

2022. 4. 10) 

“授权发布:推动共建丝绸之路经济带和21世纪海上丝绸之路的愿景与行动”, 『人民网』, 2015. 3. 28., 

<http://world.people.com.cn/n/2015/0328/c1002-26764633.html> (검색일: 2022. 3. 30.)

“一带一路赋予内陆省市新定位:内陆腹地到开放前沿”, 『中国网财经』, 2015. 4. 6., http://finance.

china.com.cn/news/cjpl/20150406/3041780.shtml. (검색일: 2022. 4. 15)

“京津冀协同发展规划纲要获通过四大关键词”, 『新华网』, 2015. 5. 1., http://www.xinhuanet.

com/politics/2015-05/01/c_127754646.htm. (검색일: 2022. 3. 30.)

“中华人民共和国国民经济和社会发展第十三个五年规划纲要”, 『中国人大网』, 2016. 3. 16., 

http://www.npc.gov.cn/wxzl/gongbao/2016-07/08/content_1993756.htm. (검색일: 2022. 

3. 30.)



국제전략환경 변화와 경기도 국제교류 추진 전략 | 317 

“发改委印发«东北振兴“十三五”规划»(附全文)”, 『中商情报网』, 2016. 12. 19., https://www.

askci.com/news/finance/20161219/16545683669.shtml. (검색일: 2022. 4. 10.)

“决胜全面建成小康社会 夺取新时代中国特色社会主义伟大胜利: 在中国共产党第十九次全国代表

大会上的报告”, 『人民网』, 2017. 10. 27., http://cpc.people.com.cn/19th/n1/2017/1027/

c414395-29613458.html. (검색일: 2022. 3. 30.)

“习近平在第十三届全国人民代表大会第一次会议上的讲话”, 『人民网』, 2018. 3. 21., http://cpc.

people.com.cn/n1/2018/0321/c64094-29879544.html. (검색일: 2022. 4. 15)

“中共中央 国务院印发«粤港澳大湾区发展规划纲要»”, 『新华网』, 2019. 2. 18., http://www.

xinhuanet.com/politics/2019-02/18/c_1124131474_2.htm. (검색일: 2022. 4. 10.)

“«粤港澳大湾区发展规划纲要»对中国未来发展有哪些重大的意义？”, 『中国网』, 2019. 2. 19., 

http://www.china.com.cn/opinion/think/2019-02/19/content_74480168.htm. (검색일: 

2022. 4. 10.)

“中共中央国务院印发«长江三角洲区域一体化发展规划纲要»”, 『中国政府网』, 2019. 12. 1., 

http://www.gov.cn/zhengce/2019-12/01/content_5457442.htm?tdsourcetag=s_pcqq_

aiomsg. (검색일: 2022. 4. 10.)  

“中共中央 国务院关于新时代推进西部大开发形成新格局的指导意见”, 『中国政府网』, 2020. 5. 

17., http://www.gov.cn/xinwen/2020-05/17/content_5512456.htm. (검색일: 2022. 4. 10.)

“政府工作报告——2020年5月22日在第十三届全国人民代表大会第三次会议上”, 『中国政府网』, 

2020年 5月 22日, http://www.gov.cn/zhuanti/2020lhzfgzbg/index.htm.

“中国无意改变美国,更不想取代美国!王毅外长的这些话,掷地有声”, 『北京新闻』 2020. 5. 24., 

https://baijiahao.baidu.com/s?id=1667572462998322760&wfr=spider&for=pc. (검색일: 

2022. 4. 10.).

“实现中美不冲突 不对抗、相互尊重、合作共赢、需要双方相向而行”, 『中国日报』 2020. 7. 9., 

http://china.chinadaily.com.cn/a/202007/09/WS5f0686e2a310a859d09d6e45.html?from

=groupmessage&isappinstalled=0. (검색일: 2022. 4. 18) 

“王毅:中美关系不应另起炉灶、不能强行脱钩”, 『人民日报』 2020. 7. 9., https://baijiahao.baidu.

com/s?id=1671706969744733393&wfr=spider&for=pc. (검색일: 2022. 4. 18) 

“王毅谈中美关系:坚决反对人为制造所谓“新冷战”, 『央广网』 2020. 8. 6., https://baijiahao.

baidu.com/s?id=1674234364186900445&wfr=spider&for=pc.(검색일: 2022. 4. 18)  

“立足国内大循环、促进“双循环”,中国谋划新发展格局有何深意？”, 『人民网』, 2020. 8. 5., http://



318 | GRI연구논총 2022년 제24권 제2호

m.people.cn/n4/2020/0805/c120-14318710.html?from=singlemessage. (검색일: 2022. 4. 18)  

“中美关系进入“高危期” 中国要耐心打“持久战””, 『新民晚报』, 2020. 8. 6., https://view.inews.

qq.com/a/20200806A0ILHE00?tbkt=I&uid=. (검색일: 2022. 4. 18)   

“人民日报人民要论:牢牢把握中美关系发展的正确方向”, 『人民日报』, 2020. 9. 7., https://baijiahao.

baidu.com/s?id=1677224506386655672&wfr=spider&for=pc. (검색일: 2022. 4. 18)

“中国共产党第十九届中央委员会第五次全体会议公报”, 『新华网』, 2020. 10. 29., http://www.

xinhuanet.com/politics/2020-10/29/c_1126674147.htm. (검색일: 2022. 4. 18)

https://www.gg.go.kr  경기도청

https://www.law.go.kr  국가법령센터

https://www.gaok.or.kr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http://www.mofcom.gov.cn 중국 상무부(商务部) 

https://www.yidaiyilu.gov.cn 중국 일대일로 공식 홈페이지

https://www.president.go.kr 제20대 대통령실

원 고 접 수 일 

심 사 완 료 일

최종원고채택일

| 2022년 4월  10일

| 2022년 5월  11일

| 2022년 5월  16일



국제전략환경 변화와 경기도 국제교류 추진 전략 | 319 

신종호 shinjongho70@gmail.com

2004년 중국 北京大学(Peking University)에서 법학박사(국제정치학 전공)학위를 받았다.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및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을 역임하였으며, 현재 통일연구원 평화연구실 선임연구위원으로 

재직중이다. 주요 저술로는 『동아시아 공영 네트워크와 한반도 평화 Ⅱ』(2022, 공저), 『미중 전략경쟁시대 

한국의 대외전략』(2022, 공저), 『미중 전략경쟁과 한국의 대응: 역사적 사례와 시사점』(2021, 공저), 『중국 

일국양제 20년 평가와 전망』(2020, 공저), 『한반도 평화번영의 비전과 전략』(2019, 공저), 『중국 시진핑 2기 

지도부 구성과 대외정책 전망』(2018), “중국 시진핑 시기 반부패 정책의 특징과 함의”(2020), “발전패러다임 

전환기 중국의 지역발전전략과 중앙-지방관계: 일대일로 구상을 중심으로”(2018), “China’s Great Power 

Identity and Its Policy on the Korean Peninsula in the Xi Jinping Era”(2018) 등이 있다. 


	국제전략환경 변화와 경기도 국제교류 추진 전략
	Ⅰ. 서론
	Ⅱ. 국제전략환경의 변화 추세와 시사점
	Ⅲ. 경기도 국제교류 현황 및 평가
	Ⅳ. 경기도 국제교류 추진 전략
	Ⅴ. 결론
	참고문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