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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China has responded to the comprehensive U.S. trade sanctions with various measures, 
including imposing reciprocal tariffs, engaging in negotiations, filing complaints with the 
WTO, imposing anti-dumping duties on specific items, opening its domestic market, and 
weaponizing strategic resources. Additionally, China has been expanding its exports to 
third countries and even increasing its indirect exports to the U.S. through these third 
countries to reduce the proportion of exports directly to the U.S. Given that sanctions 
against China are likely to intensify regardless of the outcome of the U.S. presidential 
election, it is time for us to prepare an appropriate strategy towards China.

Strengthened U.S. Trade Sanctions and China's Countermeasures and Negotiations
On June 16, 2018, the U.S. government announced that it would impose an additional 
25% tariff on $50 billion worth of Chinese imports, and on July 6, it imposed 
additional tariffs on $34 billion worth of Chinese imports (the remaining $16 billion 
was taxed starting August 23), marking the beginning of full-scale U.S. trade sanctions 
against China. In response, China immediately imposed corresponding additional tariffs 
of 25% on $34 billion worth of U.S. imports, including automobiles, agricultural 
products (such as soybeans), and seafood. As China retaliated, the U.S. on July 10 
imposed an additional 10% tariff on $200 billion worth of Chinese imports. In response, 
China announced on August 3 that it would impose additional tariffs on $60 billion 
worth of goods, and starting September 24, imposed additional tariffs ranging from 5% 
to 10%.
On December 1, 2018, during the G20 summit in Buenos Aires, Xi Jinping and Trump 
agreed to negotiate for 90 days and not to impose new trade sanctions. On February 1, 
2019, China agreed to purchase 1 million tons of U.S. soybeans, and the U.S. decided 
not to impose additional sanctions citing progress in negotiations. However, negotiations 
broke down, and the U.S. raised tariffs on $200 billion worth of Chinese imports from 
10% to 25% starting May 10. China also imposed additional tariffs ranging from 5% to 
25% on $60 billion worth of U.S. imports, effective June 1. On June 29, during the 
G20 summit in Osaka, Trump and Xi Jinping agreed not to impose new tariffs through 
re-negotiation. Subsequently, on July 10, the U.S. exempted 110 types of Chinese 
products from additional tariffs, and China responded by purchasing 51,072 tons of U.S. 



sorghum.
In August 2019, the U.S. decided to impose additional tariffs due to dissatisfaction with 
China's agricultural purchases from the U.S. On August 5, the yuan-dollar exchange rate 
broke the 7 yuan mark, leading the U.S. Treasury Department to designate China as a 
currency manipulator. In response, China halted U.S. agricultural purchases and imposed 
additional tariffs ranging from 5% to 10% on $5 billion worth of U.S. goods. 
Subsequently, negotiations led China to exempt some items from additional tariffs, and 
the U.S. also postponed plans to increase tariff rates and exempted some items from 
additional tariffs. In January 2020, the U.S. removed China from its list of currency 
manipulators, and both countries signed the Phase 1 trade agreement.
Although some tariffs were reduced following the Phase 1 agreement, the imposition of 
additional tariffs remained unchanged, and the reductions were not significant. Therefore, 
strong trade sanctions continued. Although China imposed additional retaliatory tariffs, 
the difference in trade volume between the two countries limited China's ability to 
impose retaliatory tariffs on U.S. imports. Although Biden was elected U.S. President in 
November 2020, he announced that the tariff policy towards China would remain 
unchanged, and he would work with allies to counter China. Subsequently, U.S. trade 
sanctions against China remained largely unchanged, with signs of further strengthening 
as the U.S. presidential election approached. The Biden administration announced in 
May that it would impose additional tariffs ranging from 25% to 100% on key items 
worth $18 billion. Specifically, electric vehicles would face a 100% tariff, solar cells 
and semiconductors 50%, and batteries, battery components, natural graphite, and rare 
earth magnets 25%, to be imposed within this year or in 2025 and 2026. While Biden 
is imposing trade sanctions primarily on key items, Trump has proposed imposing a 
60% general tariff across all Chinese imports. Regardless of who becomes the next U.S. 
president, trade sanctions against China are expected to intensify, with only differences 
in degree and method.

China's Use of Various Countermeasures
China has made it clear that it is determined to respond to the trade war from the 
early stages of U.S. trade sanctions. In response, China imposed additional tariffs on 
U.S. imports, but these had limitations. China also actively engaged in negotiations to 
mitigate trade sanctions, but the effects were minimal. Therefore, China has employed 
various strategies to counter U.S. trade sanctions. To address the limitations of 
comprehensive additional tariffs, China has imposed anti-dumping duties on specific 
items. For example, in August and September 2018, China imposed anti-dumping duties 
on halogenated butyl rubber and n-butanol; in October, on potassium iodate; in January 
2019, on solar-grade polysilicon, ethylene glycol, and diethylene glycol monobutyl ether; 
in March, on resorcinol; in May, on phenol and tetrachloroethylene; in June, on 



pressure-resistant alloy steel pipes and dried distillers grains with solubles.
China has also made various efforts, such as filing complaints with the WTO against 
U.S. trade sanctions. In September 2019, China filed a complaint with the WTO 
regarding overall U.S. trade sanctions, and in September 2020, the WTO ruled that the 
additional tariffs imposed by the Trump administration on China were illegal, siding 
with China. China has also responded to U.S. trade sanctions by opening its domestic 
market. This is interpreted as a measure to avoid isolation in the face of confrontation 
with the U.S. In April 2018, President Xi Jinping declared four major opening measures 
at the Boao Forum for Asia: relaxing restrictions on market entry for foreign 
investment, creating a better investment environment, strengthening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protection, and increasing proactive imports. Additionally, starting July 1, China 
applied agreement tariff rates under the second amendment to the Asia-Pacific Trade 
Agreement to countries such as Bangladesh, India, Laos, South Korea, and Sri Lanka, 
and implemented tariff reductions or exemptions on agricultural products such as 
seafood, flowers, fruits and vegetables, medical supplies, beverages, non-ferrous metals, 
chemicals, steel products, aluminum products, tires, engines and specific parts. As a 
result, China's average tariff rate dropped from 9.8% to 7.5%. Additionally, before 
November 1, the number of export-import related supervision and management 
documents was simplified from 86 to 48.
China has also shown a tendency to weaponize strategic resources such as rare earth 
elements, leveraging its dominance in the global supply chain. In June 2019, China's 
National Development and Reform Commission announced a notice on conducting 
research on the situation of rare earth and other strategic mineral resources. In 
November, the Ministry of Industry and Information Technology and the Ministry of 
Natural Resources of China announced a notice on "Total Volume Control Indicators for 
Rare Earth Mining, Smelting, and Separation and Total Volume Control Indicators for 
Tungsten Ore Mining in 2019," stating that the production of rare earth and tungsten 
would be strictly controlled by the state, and no entity or individual would be allowed 
to engage in unauthorized production.

Expansion of Exports to Third Countries and Indirect Exports
Due to U.S. trade sanctions against China, the proportion of U.S. imports in China's 
exports and the proportion of Chinese imports in U.S. imports have significantly 
decreased. As of 2018, when U.S. trade sanctions against China began in earnest, the 
U.S. accounted for 19.2% of China's exports and 21.2% of U.S. imports, but last year, 
those proportions had dropped to 14.8% and 13.9%, respectively. Although China's 
exports to the U.S. slightly increased by an average of 1.2% per year from 2018 to 



2023, U.S. imports from China decreased by 3.8%. This suggests that the U.S. sanctions 
had a certain effect. However, China's global exports continue to surpass the global 
average growth rate significantly. From 2018 to 2023, the global average annual export 
growth rate was 3.7%, while China's average annual export growth rate was 6.5%. As a 
result, China's share of global exports increased from 12.8% in 2018 to 14.6% last year, 
an increase of about 2 percentage points. This means that while exports to the U.S. 
were reduced, exports to other regions increased even faster. Among major countries, 
the region where exports increased the most was Southeast Asia. In Southeast Asia, 
China's export share increased from 12% in 2018 to 15.9% during the January-May 
period this year, an increase of almost 4 percentage points. Among other countries, 
Mexico has seen the largest increase in exports from China, and last year, Mexico 
surpassed China to become the largest exporter to the United States. Consequently, 
while U.S. trade sanctions have directly reduced China's exports to the U.S., indirect 
exports through Southeast Asia and Mexico have significantly increased. Vietnam's role 
among these countries is also on the rise, with Vietnam's share of U.S. imports in 2022 
exceeding that of South Korea. The U.S.'s intention to curb China's dominant position 
in the global supply chain through trade sanctions has not been fully realized due to 
the increase in exports to third countries and even indirect exports to the U.S. Going 
forward, the U.S. is likely to further strengthen trade sanctions against China, while also 
attempting to prevent indirect exports through cooperation with its allies. However, it 
remains a challenge for us to appropriately develop strategies for China, which is still a 
crucial supply base and market for 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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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전면적인 미국의 무역 제재에 대응하여  

상응 추가 관세 부과와 협상, WTO 제소, 특정 품목의  

반덤핑 관세 부과, 자국 시장 개방, 전략 자원의 무기화 등 

다양한 조치를 추진했다.  

이와 더불어 중국은 수출에서 미국 비중을 줄이는 대신, 

제3국 수출, 더 나아가 제3국을 통한 미국으로의 우회 수출을 

확대해 왔다. 미국 대선 결과가 어떻게 되더라도 중국에 대한 

제재는 더 강화될 것이어서 우리도 적절한 대중 전략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강화되어온 미국의 대중 무역 제재와 

중국의 상응 조치 및 협상

2018년 6월 16일, 미국 정부가 500억 달러 상당의 중국

산 수입품에 대해 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기로 하고

7월 6일, 340억 달러 상당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추

가 관세를 부과하면서 (나머지 160억 달러는 8월 23일

부터 부과) 본격적인 미국의 대중 무역 제재가 시작됐다. 

중국도 즉시 이에 상응하는 조치로 340억 달러에 달하

는 자동차, 농산물(대두 등), 수산물 등 대미 수입품에 대

해 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했다. 중국의 보복이 이루어

지자 7월 10일 미국은 다시 2,000억 달러에 달하는 대중 

수입품에 대해 10% 추가 관세를 부과하였다. 이에 대해 

중국도 8월 3일 600억 달러의 상품에 대해 추가 관세를 

부과하기로 발표하고, 9월 24일부터 5%~10%의 추가 관

세를 부과했다. 

2018년 12월 1일,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린 G20 정상

회의에서 시진핑과 트럼프는 90일간 협상에 동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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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추가 무역 제재를 취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2019

년 2월 1일, 중국이 미국산 대두 100만 톤을 구매하기로 

했고 미국은 3월 1일 협상 진전을 이유로 추가 제재를 

취하지 않기로 했다. 그러나 협상은 결렬되었고 미국은 

10% 추가 관세를 부과하고 있던 2,000억 달러에 대해 5

월 10일부터 25%로 인상했다. 중국도 5월 13일 600억 

달러에 달하는 대미 수입 제품에 대해 5%~25%까지 추

가 관세를 부과하기로 하고 6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

다. 같은 해 6월 29일 오사카 G20 정상회의에서 트럼프

와 시진핑은 재협상을 통해 새로운 관세를 부과하지 않

기로 했다. 이후 7월 10일 미국은 110종 중국 제품에 대

해 추가 관세를 면제하는 조치를 취했고 중국은 미국산 

수수 51,072톤을 대응 구매했다.

2019년 8월, 미국은 중국의 대미 농산물 구매에 대한 불

만으로 추가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8월 5일에는 위

안화 대미 달러 환율 7위안이 무너져 미국 재무부는 중

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했다. 이에 중국은 미국 농산

물 구매를 중단한다고 선언하고 이에 대응해 50억 달러

의 미국 상품에 대해 5%~10%까지 추가 관세를 부과했

다. 이후 협상이 이루어져 중국은 일부 품목에 대해 추가 

관세를 면제하였으며 미국도 추가 관세율 상승 계획을 

보류하고 일부 품목의 추가 관세 부과를 면제해 주었다. 

2020년 1월에는 미국이 중국을 환율조작국 명단에서 제

외했고 양국은 1단계 경제무역협정에 서명했다.

1단계 협상 타결로 일부 추가 관세가 낮아지긴 했지만 추

가 관세 부과에는 변함이 없고 관세가 낮추어진 부분도 

비중이 높지는 않았다. 결국 강력한 무역 제재가 지속되

었다고 할 수 있다. 미국의 제재에 중국도 대응 추가 관

세를 부과했지만 수출입 규모에서 차이가 존재하여 중

국이 대미 수입품을 대상으로 한 대응 추가 관세를 부과

하는 데는 한계가 존재했다. 2020년 11월 미국 대통령으

로 바이든이 당선되었지만 대중 관세 정책은 그대로 유

지하기로 선언했고, 동맹과 공동으로 중국을 견제하기

로 했다. 이후 미국의 대중 무역 제재는 큰 변화 없이 유

지되었는데 올해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무역 제재를 오

히려 더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바이든 정

부는 지난 5월 180억 달러에 달하는 핵심 품목에 대해 

25%~100%까지 추가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전기

차는 100%, 태양광 전지와 반도체는 50%, 배터리·배터

리 부품·천연흑연 및 연구 자석 등은 25%의 추가 관세를 

올해 내 혹은 2025년 및 2026년에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바이든이 핵심 품목 위주로 무역 제재를 부과하는 반면, 

트럼프는 중국 수입 전반에 걸쳐 60%의 일반 관세를 부

과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결국 누가 차기 미국 대통령이 

되든 정도나 방법의 차이는 존재하겠지만 중국에 대한 

무역 제재는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다양한 대응 수단을 동원하고 있는 중국

중국은 미국의 무역 제재 초기부터 무역 전쟁에 대응하

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나타냈다. 이에 따라 미국 수입품

에 대해 추가 관세를 부과하면서 보복에 나섰지만 한계

가 존재했다. 또한 미국과 적극적인 협상을 통해 무역 제

재를 완화하려는 노력도 추진했으나 그 효과는 미미한 

수준에 그쳤다. 이에 따라 중국은 다양한 방법으로 미

국의 무역 제재에 대응해왔다. 추가 관세 부과와 관련해

서는 포괄적인 형태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특정 품목

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는데 

2018년 8월과 9월 할로겐화 부틸고무와 n-부탄올, 10월 

아이오딘산, 2019년 1월 태양광 폴리실리콘, 에틸렌 글라

이콜과 디에틸렌 글라이콜 모노부틸 에테르, 3월 레조르

시놀, 5월 페놀과 테트라클로로에틸렌, 6월 내압 합금강 

강관, 건조 옥수수 주정 곡물 등에 대해 반덤핑 관세 및 

상계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중국은 미국의 무역 제재에 대해 WTO에 제소하는 등의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2019년 9월 중국은 미국의 전

반적인 무역 제재에 대해 WTO에 제소했고, 2020년 9

월 WTO는 미국 트럼프 정부가 중국에 부과한 추가 관세

는 불법이라며 중국의 손을 들어줬다. 중국은 자국 시장

의 개방함으로써 미국의 무역 제재에 대응하고 있다. 이

는 미국과의 대립 국면에서 고립을 피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2018년 4월 시진핑 주석은 보아오 아시아포

럼 개막식에서 외국인 투자에 대한 시장 진입 제한 완화, 

더 나은 투자 환경 조성,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 및 지식

산권국 개편, 주동적인 수입 확대 등 4대 개방 조치를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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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하였다. 이와 더불어 7월 1일부터 방글라데시, 인도, 라

오스, 한국, 스리랑카 등에 대해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 

제2수정안에 따른 협정관세율을 적용하기로 하고 해산

물, 생화, 과일 및 채소 등 농산물, 의료용품, 음료, 비철금

속, 화학품, 철강 제품, 알루미늄 제품, 타이어, 엔진 및 전

용 부품 등에 대해 관세를 내리거나 면제 조치를 시행했

다. 중국의 평균 관세율은 9.8%에서 7.5%로 하락했다. 또

한 11월 1일 이전에 수출입 관련 감독 관리 문건도 총 86

종에서 48종으로 간소화했다.

중국은 글로벌 공급망에서의 우위를 활용하여 희토류 등 

전략 자원을 무기화하려는 움직임도 보였다. 2019년 6월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희토류 및 기타 전략 광물

자원 상황에 관한 연구 수행 통지’를 발표하였다. 11월 중

국 공업정보화부와 자연자원부는 “2019년 희토류 채굴, 

제련 및 분리에 대한 총량 제어 지표와 텅스텐 광석 채굴

에 대한 총량 제어 지표에 대한 고시”를 발표하고 희토류

와 텅스텐의 생산을 국가에서 엄격히 통제하겠다며, 어

떠한 단위나 개인도 계획되지 않은 생산을 허용하지 않

겠다는 의도를 밝혔다.

제3국 수출 확대 및 우회 수출 추진

미국의 중국에 대한 무역 제재로 중국 수출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이나 미국 수입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

은 대폭 줄어들었다. 미국의 대중 무역 제재가 본격 시작

된 2018년을 기준으로 보면 중국 수출에서 미국 비중과 

미국 수입에서 중국 비중은 각각 19.2%, 21.2%였지만 지

난해 그 비중은 각각 14.8%, 13.9%로 하락했다. 중국의 

대미 수출은 2018년에서 2023년 기간 중 연평균 1.2% 다

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지만 미국의 대중 수입은 3.8% 

감소했다. 미국의 제재 효과가 일정 수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중국의 대세계 수출은 여전히 세계 전체 증

가세를 크게 추월하고 있다. 2018년에서 2023년까지 세

계 전체 연평균 수출 증가율은 3.7%인데 반해 중국의 연

평균 수출 증가율은 6.5%에 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세계 

전체 수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도 2018년 12.8%에

서 작년 14.6%로 2% 포인트 정도 늘었다. 이는 결국 미

국에 대한 수출이 위축된 대신 다른 지역으로의 수출은 

더 빠르게 늘었다는 의미이다. 주요국 중 가장 크게 증가

한 지역은 동남아로 베트남,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 주요국만 하더라도 2018

년 중국 수출에서 차지하던 비중이 12%에서 올해 1~5월 

기간 중 15.9%로 거의 4% 포인트 정도 늘었다. 기타 국

가 중 중국의 수출이 가장 많이 는 곳은 멕시코인데 작년 

중국을 제치고 미국으로 가장 많이 수출한 국가이다. 이

에 따라 미국의 중국에 대한 무역 제재로 직접 중국의 미

국 수출은 위축되었지만 동남아나 멕시코 등을 통해 우

회 수출이 크게 늘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들 국가 

중 베트남의 역할이 부상하고 있는데 2022년 미국 수입 

중 베트남이 차지하는 비중은 우리나라보다 높았다. 무

역 제재를 통해 세계 공급망에서 차지하는 절대적인 위

상 등을 견제하고자 하는 미국의 의도는 제3국 수출, 심

지어는 미국에 대한 우회 수출 등을 통해 제대로 실현되

지 못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향후 미국은 보다 중국에 

대한 무역 제재를 강화하면서 우회 수출 등을 방지하고, 

우방국과의 협력을 통해 중국을 견제하려는 시도를 추진

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여전히 공급기지일 뿐 아니라 

우리에게는 시장으로서 중요한 중국에 대한 전략을 적절

히 추진해 나가는 것이 과제이다. 

미국과 중국의 상대국 교역비중
(단위:	%)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1~3월)

21.2

19.2

16.7
17.4 17.2

16.2 14.8

13.7

18.3 18.6
17.8

16.5

13.9

12.9

미국의 수입 중 중국 비중

중국의 수출 중 미국 비중

<자료:	한국무역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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