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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회사

안녕하십니까?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 조대엽입니다.

먼저 바쁘신 와중에도 토론회를 빛내주신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또 함께 토론회를 주최하며 아낌없이 지원해주신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성경륭 이사장님과 

각 국책연구기관 원장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발제와 토론을 기꺼이 맡아주신 각 

분야 전문가 여러분과 부처 관계자분들, 특히 오늘 코로나 19와 관련하여 각 분야의 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들려주실 의료계, 노조, 기업 관계자 분들께도 특별히 감사드립니다. 

이제 5월 10일이면 문재인정부가 출범한 지 3주년이 됩니다. 그 동안 문재인정부는 여러 

분야에서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문재인 케어를 통해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줄였고, 아동수당과 기초연금 인상 등과 

함께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보장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일자리 창출을 경제·사회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공공부문 

및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충,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노동자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세계 최초 5G통신 

상용화, 유니콘기업의 증가 등 혁신성장을 위한 노력과 함께 경제성장의 혜택이 골고루 분배되고 반칙과 갑질 없는 공정한 

경제를 만들기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문재인정부의 가장 의미 있는 성과는 시민의 힘과 정부역량의 재발견이라 할 것입니다. 유능한 정부가 

저절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문재인정부는 북핵위기, 한일 통상대란, 코로나 바이러스 대란을 국민들과 함께 극복하며 

새로운 비전을 보여줌으로써 국격을 높이고 국민적 자존감을 확대하였습니다.

문재인정부 들어 우리가 겪은 첫 번째 국난은 2017년 9월 북한의 6차 핵실험으로 한반도에 드리워진 핵위기입니다. 

문재인정부는 평화와 공동번영이라는 일관된 기조를 통해 평창동계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으며, 이후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과 두 차례의 북미정상회담을 통해 남북 간 신뢰를 구축하는 등 남북 관계를 개선하였습니다. 

두 번째 국난은 2019년 7월 일본이 반도체 디스플레이 소재에 대한 수출규제와 화이트 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한 것입니다. 

한국 경제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과 특히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을 생각할 때, 이는 분명히 우리 경제와 산업의 심각한 

위기로 이어질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문재인정부는 신속하고도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해외 의존도를 낮추고 경쟁력을 갖추는 새로운 기회로 삼았습니다.

세 번째는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유행입니다. 현재 세계는 코로나19 바이러스와 세계대전을 치루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인명 및 경제사회적 피해가 막심하고 혹독합니다. 불행 중 다행히 최근 한국은 신규 확진자 수가 10명 내외로 

진정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이는 국민의 자발적 참여와 의료진의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이와 함께 

투명성, 개방성, 민주성에 기반한 우리의 방역시스템은 세계의 표준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코로나19 위기를 가장 빠르게 

극복한 나라, 위기 속에서 기회를 만든 나라가 될 것입니다.

현재의 코로나19 위기는 우리사회 뿐 아니라 세계체제에도 거대한 변화를 초래할 것입니다. 코로나 19 사태는 우리의 

정책환경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켰으며, 중첩된 위기와 대면하게 했습니다. 따라서 모든 정책의 방향과 우선순위는 방역위기, 

경제위기, 협력위기라는 3중 위기를 극복하는데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정책기획위원회도 이러한 3중의 위기관리를 위해 협업적 ‘정책콘텐츠‘ 관리, 협력적 ’정책네트워크‘ 관리, 확장적 

’정책소통‘ 관리의 3대 정책기획과제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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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회사

아무쪼록 이번 토론회가 코로나19로 인한 거대전환의 모습을 전망하고, 우리사회가 잘 대처할 수 있는 정책방향과 과제를 

도출할 수 있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이 방역시스템의 성공에 이어 경제 및 사회 회복시스템의 성공적 구축을 

통해 포스트 코로나시대를 선도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오늘 발제와 토론을 맡아주신 각 분야 전문가 여러분들께서는 훌륭한 발표와 진지한 토론을 통해 코로나19 이후 

문재인정부가 추진해야 할 올바른 정책 방향을 제시해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또한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많은 분들이 

우리와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해 좀더 진지하게 고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5월 7일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  조  대  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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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영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성경륭입니다.

문재인정부 3주년 국정토론회,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위기와 기회」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 중요한 자리를 빛내 주시기 위해 참석해주신 김진표 국회 코로나19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조대엽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님, 정영호 대한병원협회 회장님, 

배동욱 소상공인연합회 회장님을 비롯한 내외 귀빈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오늘 토론회에 참여해 주신 여러 정부 부처, 정책기획위원회, 학계, 언론계, 연구기관의 전문가 여러분들께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바로 며칠 후, 2020년 5월 10일은 문재인정부 출범 3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이 중요한 시기를 맞이하여, 오늘 우리는 

문재인 정부가 지난 3년간 이루어온 성과를 돌아보고, 앞으로 실현해야 할 미래 희망을 이야기하고자 토론의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이런 중요한 시기에 한국사회와 세계는 코로나 19의 창궐로 인해 건강, 경제, 사회, 국제관계 등 삶의 모든 영역에서 

전대미문의 복합적 충격을 겪고 있습니다. 마치 지구의 표면이 거대한 지진으로 흔들리고, 그 위에 있는 모든 건축물과 

사람들이 함께 흔들리듯 세계 어느 곳도, 어느 누구도 안전하지 않은 대격동이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위기 속에서도 ‘혁신적 포용국가’를 지향하는 대한민국 정부는 민주적 포용과 개방, 혁신과 국제협력의 원리를 

적용하여 코로나 19의 대응에서 세계 최고의 성과를 거두고, 국내외로부터 큰 찬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 모두 어느 국민도 

희생 되어서는 안 된다는 문재인정부의 인명 중시 철학과 중앙-지방정부의 집중적 노력, 국내 보건의료기관 종사자들의 

헌신, 수많은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 덕분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우리가 엄청난 위기를 이겨내는 데는 검사 키트의 신속한 개발, 드라이브 스루를 통한 안전한 검사, 생활치료센터 

설치를 통한 경증 환자의 치료, 나아가 초중고에서 대학에 이르는 모든 학생들을 위한 온라인 교육체제의 전면적 구축에 

이르기까지 정부-기업-시민사회가 혼연일체가 되어 이루어낸 일련의 ‘혁신의 폭발’(innovation explosion)이 큰 동력이 

되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혁신의 힘과 더불어 포용과 개방의 정신은 앞으로 문재인정부가 임기 4년, 5년차의 과제를 성공적으로 추진해나가는 

데 나침반이 되고 큰 자산이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 자산을 토대로, 문재인정부가 코로나19 위기로 말미암아 발생하고 있는 경제위기, 고용위기, 사회보장 위기, 나아가 

국제교역의 위기 등 일련의 복합적 위기를 안정적으로 관리하여 빠른 시간 내에 경제를 회복하고 국민의 삶을 지켜낸 정부, 

나아가 국제협력을 증진하여 세계 공동체의 안전과 공동번영을 이루어낸 정부로서의 높은 위상을 실현하길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문재인정부 지난 3년의 성과를 정리하고 앞으로의 희망을 논의하는 국정토론회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2020년 5월 7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성  경  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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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사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국회의원입니다. 

‘코로나19 이후 국정방향 정책토론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환영합니다. 45일 간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마치고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한 직후, 이런 토론회가 개최되어 더욱 

의미가 깊은 것 같습니다. 

예상치 못한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시간을 보내왔지만 지금은 전 세계가 대한민국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위해 도시락을 

만들고, 마스크를 나누고, 임대료를 깍아주고, 대구 경북 지역에 의료진이 부족하다는 소식에 

전국의 의료진들이 대구로 모이는 등 세계 최고의 시민의식을 보여주었고, 우리 정부는 

가진 역량을 총 동원한 진단검사 등 정직하고 투명한 대응으로 세계로부터 가장 모범적인 코로나19 대응국가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우리 정부의 모범적인 코로나19 대응 덕분에 경제위기 극복도 선도적으로 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했습니다. 

우리가 확보한 황금같은 시간을 대한민국이 G7으로 가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우선 시급한 것은 재정을 통한 선제적 

대응으로 고용을 유지해야 합니다. 우리 정부는 5차례의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소비·유통·생산기반이 붕괴되지 않도록 

지키고 고용유지를 최대 목표로 하는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펼쳤습니다. 우리의 재정건전성은 충분하기 때문에 미증유의 

위기상황인 지금은 과감한 재정지출 확대를 해야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Untact)화 디지털화가 가속화 되고 있는 만큼 우리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도 새로운 환경에 맞게 

재점검해야 합니다.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 시티, 온라인 에듀테크, 핀테크, 인터넷 금융 등 비대면이 일상화되면서 변하는 

사회구조에 맞게 국가경영의 제도와 관행을 혁신하는 일이 시급합니다. 

특히, 당면한 경제위기를 극복하려면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는 우리 기업과 코로나19를 계기로 성장한 

진단키트 업체, 치료약·백신개발 바이오 기업 등에게 국제투자자본을 적극 유치해야 합니다. 우리의 금융은 아직 기업의 

미래가치를 판단하여 선제 투자하는 역할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해외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우리 유망기업에 대한 

Online IR 을 실시하는 등의 투자유치 전략을 추진해야 합니다. 국제투자자본 유치는 우리 정부의 K유니콘 30개 달성도 

앞당길 수 있고 부동산에 묶여있는 국내 금융기관, 대기업, 개인 자본의 후속투자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이런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면 “창업·성장·회수” 벤처 생태계 선순환도 만들어 질 수 있고 이런 생태계 속에서 대기업, 연구기관, 대학 우수 

인재들의 창업붐이 조성되고 이는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되어 우리 경제활력을 회복시켜 줄 수 있습니다. 

 

코로나19와의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반드시 경제위기극복을 해내야 합니다. 국회도 경제위기 극복을 선도적으로, 

적극적으로 이끌어가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5월 7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  진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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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욱 한국경영자총협회 사회정책본부장

특별세션. ‘코로나19 이후의 대한민국을 생각하다’ 발표문

코로나19 이후 경제·일자리 정책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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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코로나19의 영향과 경험, 경제계의 당면 현안

코로나 확산으로 인한 실물금융 복합위기로 외부적 충격에 취약한 

우리 경제와 노동시장에 유례 없는 충격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

는 글로벌 대봉쇄 로 인해 올해 세계 경제는 

년대 대공황 이후 최악의 경기침체 우려

         ※ IMF의 2020년 경제성장률 전망 조정(2020.1月 → 2020.4월) : (World) 3.3% → -3.0%, 

(미국) 2.0% → -5.9%, (유로존) 1.3% → -7.5%, (일본) 0.7% → -5.2% 

한국은행 무디스 등 국내외 기관 역시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연일 하향 조정 는 의 역성장을 예측

    < 표 > 주요 기관의 2020년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

구분 한국은행 OECD ADB 무디스 피치 S&P IMF

경제
성장률

(발표시점)

2.3% 
(2019.11)

↓
2.1% 

(2020.2)

2.3% 
(2019.11) 

↓
2.0% 

(2020.3) 

2.3% 
(2019.12) 

↓ 
1.3% 

(2020.4) 

1.4% 
(2020.3)

↓ 
0.1% 

(2020.3) 

0.8% 
(2020.3)

↓ 
△0.2% 
(2020.4)

1.1% 
(2020.3) 

↓
△0.6% 
(2020.3) 

2.2%
(2020.2)

↓
△1.2%
(2020.4)

코로나 확산이 본격화된 년 월부터 취업자 만 천명 감소 월 구직

급여 수급자 만명 등 코로나 실업 충격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지적

         ※ (고용 둔화) 2020년 3월 취업자가 전년동월대비 19만 5천명 감소 (통계청, 고용동향), 3월 사업

체 종사자 22만 5천명 감소해 2009년 6월 이후 감소폭 최고 (고용부, 사업체노동력조사)

         ※ (휴업휴직 급증) 올해 4월 10일 현재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 휴업, 휴직 등 고용유지

조치 계획을 신고한 사업장수는 총 4만 7,893개 

         ※ (실업급여 급증) 3월 실업급여 수급자 61만명, 실업급여 지급액 9,000억원으로 각각 역대 최고

이에 경제계는 글로벌 수요 위축에 따른 매출 급감 영업실적 악화에 

대응해 구조조정에 돌입하는 등 생존전략을 수립하는 한편 중장기적

으로는 미래 먹거리 확충을 고민해야 하는 상황

지난 년 외환위기는 경제적 충격이 동아시아에 집중됐고 년 금융

위기는 우리나라에 미친 영향이 제한적이었으나 코로나 확산은 전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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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경제활동을 장기간 정지시켜 우리 실물경제 또한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어려운 시기에 처한 것으로 판단

         ※ IMF 외환위기가 본격화된 1998년 경제성장률은 –5.1%,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은 0.8%였으며, IMF가 올해 우리 성장률을 –1.2%로 전망했으나, 코로나19 사태가 진정

되지 않을 경우 성장세는 더욱 둔화될 가능성

이미 항공 호텔 관광 등 서비스 산업 중심으로 피해가 확산되고 있고 자

동차 석유화학 철강 조선 등 주요 제조업도 해외 수요 절벽과 수출 감소

유가 하락 재고 적체 등 어려움이 지속 분기부터 피해가 본격화될 전망

         ※ 2020년 4월 수출은 369억 2,000만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24.3% 감소했는데 이는 코로나

19 본격화에 따른 美, EU 등 주요시장의 수입수요 급감에 주로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

(산업부, 4월 수출입 동향, 2020.5.1.)

이에 따라 기업들은 지금과 같이 기업들의 매출이 급감하고 인건비를 비롯한 

비용 부담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최대한 고용을 유지하고 생산성을 

보전할 수 있을지 가 관건

  < 표 > 최근 주요 업종의 경영상황

○ (항공) 코로나19, 해외입국제한 조치로 국제선 이용객이 작년보다 91.5%(3월) 급감, 관광업의 

경우 해외여행객 급감으로 경영난 가중

○ (자동차) 해외 수출이 급감한 상태이며 해외공장도 아직 가동 중단 상태, 자동차 부품업

계는 유동성 위기 상황 

○ (철강) 자동차용 후판 수요 급감, 재고량 급증하여 어려움 가중

○ (섬유) 봄 상품 수출이 반송되어 있으며, 여름 상품은 아직 생산 준비조차 못하고 있음.

○ (정유) 유가의 급락과 제품가격 하락, 재고 누적으로 정유 4사의 1분기 영업적자가 2조 5

천억원을 넘을 전망

○ (조선) 기 수주물량으로 금년도 생산량은 큰 문제 없으나 선수금이 제대로 입금되지 않아 

유동성 문제를 안고 있으며, 내년 물량 수주도 어려워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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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전망과 국가정책 과제 제안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세계의 긴급지원대책 추진에도 불구하고 코로나로 

인한 글로벌 경기 침체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와 고용 산업현장의 노사관계는 더욱 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

현재 많은 기업들은 매출 급감에도 불구하고 인력 축소보다는 휴업 휴직

경비 절감 등 고용 유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나

코로나 로 인한 글로벌 경제 위기로 인해 일감이 사라지고 영업적자가 장기간

지속되면 고용유지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는 판단

앞으로 코로나 위기에 대한 즉각적인 법적 정책적 지원과 사회적 공감대가 

없다면 산업현장 전반에 사업재편 인력축소 폐업 등 대규모 구조조정이 

불가피 이를 둘러싼 노사관계 악화와 사회갈등도 우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전방위적 지원대책과 이를 

위한 사회적 대화를 조속히 추진하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해 기업의 위축된 심리를 조기에 회복시키고 국내투자 유치와 

고용 창출을 견인할 수 있는 제반 조치들도 마련되어야 함

우선적으로는 코로나 로 인해 심각한 매출 부진과 구조조정 위기를 겪고 

있는 기업과 근로자들에 대한 전폭적 지원 확대

기간산업안정기금 조원 산은법 국회 본회의 통과 월 시행 예정 을 

비롯한 긴급지원자금의 조속한 투입을 통해 기업의 유동성 위기 해소 및 

흑자도산 방지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요건을 완화하고 지급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산업

전반에 미치는 파급력이 큰 대규모기업에 대해서도 지원수준 상향 등

         ※ 국가적 고용위기 상황에서 실업급여와 고용유지지원금 지출 급증으로 고용보험 재정 악화

가 우려되는 만큼 이에 대한 정부재정 지원도 적극 검토

특별고용지원업종 운영 확대 지정기준 완화 특별고용지원업종 신설

고용유지세액공제 대상 확대 등 고용위기 대응체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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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사각지대 특수형태종사자 자영업자 등 의 소득 보전을 위한 국민

취업지원제도 근거 법률안을 조속히 입법화하고 이들의 조기 재취업 촉

진을 위한 직업훈련과 전직지원서비스 강화 등 일자리 예산 확대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법률안’(2020.7.1. 시행 예정) : 2019.3月 노사정 

합의에 따른 입법으로, 고용보험 미가입자와 저소득 구직자에게 월 50만원, 6개월 지급

         ※ 2016년 기준 우리나라의 직업훈련(Training) 예산은 GDP 대비 0.04%로 OECD 평균(0.13%)의 

1/3 수준에 불과한 반면, 공공근로 등 직접일자리(direct job creation) 예산은 0.21%로 

OECD 평균(0.07%)의 3배에 육박

또한 고용과 임금의 대타협을 통해 코로나 로 인한 산업계 전반의 고용

유지 비용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사회적 대화와 분위기 조성도 필요

우리나라는 년 외환위기 년 글로벌 금융위기 등 초대형 경제위기 

때마다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기업 경쟁력 회복을 동시에 이뤄낸 경험 보유

이러한 사회적 합의는 경제위기를 조속히 극복하고 실업충격을 최소화함으로써 

노동시장 안정과 산업 평화 국민통합을 이뤄내는 가시적 성과를 달성

    < 표 > 주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적 합의
경제
위기

사회적 대화 의제 및 합의 사항

1997년
IMF

외환위기

■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협약 (1998.2.9.) : ▲ 기업의 경영투명성 확보 및 구조조정 추진 
▲ 물가 안정 ․ 고용안정 및 실업대책 추진 ▲ 사회보장제도 확충 ▲ 임금안정과 노사협력 증진 
▲ 노동기본권 보장 ▲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 수출증대와 국제수지 개선 ▲ 국민통합 건의 등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민정 합의 (2009.2.23.) : ▲ 노사민정의 일자리 나누기 협력 (노사 
고통분담과 정부 지원) ▲ 민(民)의 적극적 역할 ▲ 일자리 창출 및 취업 촉진 ▲ 사회안전망 
확충 ▲ 사회적 합의 확산과 실천 노력 등

한편 중장기적으로는 코로나 이후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규제 

완화 및 투자 유치 환경 조성 등 산업 경쟁력 확보하기 위한 법 제도 개

선이 반드시 이뤄져야 함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 신산업

미래차 헬스케어 규제 완화 등 미래 먹거리 기반 확충

         ※ (예시) 코로나19로 인해 늘고 있는 온라인 쇼핑 수요를 감안, 온라인 쇼핑 영업(매장물품 

배송 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0시~10시)과 의무휴업(월 2회) 규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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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성장동력 중 하나인 인공지능(A.I.)의 경우 우리나라 기술력은 주요 경쟁국에 비해 1년~1.8년 

뒤쳐진 것으로 평가 (인공지능 기술격차 : 美 1.8년, 中 1.4년, 日 1.4년, EU 1년)1)

         ※ 대표적 고부가가치 업종인 의료서비스산업 규제 개혁시 ’20년 생산유발효과 62.4조원, 

취업유발효과 37만 4천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KERI, 2014)2)

         ※ 우리나라의 상품시장규제(PMR) 지수는 2018년 기준 1.67점(OECD 34개국 중 5위)으로 

OECD 평균(1.40)을 크게 상회하며, 특히 경영활동 개입(3위), 서비스·네트워크 산업(2위), 

무역투자(2위) 부문의 규제는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인 것으로 평가

임금과 근로시간 유연화 노사관계 안정 생산성 향상 위한 일터혁신 등 

코로나 이후 새로운 산업 환경에 기업들이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노동

시장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도 매우 중요

         ※ 생산성과 괴리된 現 연공형 임금체계를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로 개편, 중소영세 사업장의 

고용부담 완화를 위해 최저임금, 사회보험료 인상 속도 조절 등

         ※ 기업의 경영상황 변화에 대응한 근로시간의 유연한 운영, 그리고 경기 회복에 대비한 

추가적인 근로시간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탄력근로제 확대, 연구개발 분야 등 업종의 

특수성에 적합한 유연근무제의 활성화 방안 마련

         ※ 노·사의 참여와 협력에 기반하여 작업공정․환경 개선 등 다양한 일터혁신 활동을 추진

함으로써 근로자의 고용안정 나아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 

         ※ 플랫폼, 공유경제 등 최근 환경 변화에 따라 생겨나는 다양한 비즈니스모델과 새로운 

유형의 일자리에 대해서는 전통적 고용노동법제의 틀에서 벗어나 업종의 특성·현실에 

맞는 새로운 노사관계 정립 필요 

이와 함께 제조업 경쟁국들에 비해 매우 높고 상위권인 우리나라 

법인세율 인하 투자세액공제 확대 해외 생산기지의 국내유턴 지원 등 기

업의 투자환경 개선도 시급

         ※ 이는 기업의 위축된 심리를 조기에 회복시키고 국내투자 유치와 고용 창출을 견인해 경제 

성장과 국민의 삶의 질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상징적 의미가 큼 

/끝/

1)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인공지능 연구역량 국제비교 및 시사점, 2918.11.7 

2) “글로벌 경쟁력 취약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 연구 : 의료서비스 및 의약품·의료기기”, 한국경제연구원, 2014. 1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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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

특별세션. 문재인정부 3주년 국정토론회

‘코로나19 이후의 대한민국을 생각하다’ 발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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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초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에게 피해가 집중되었다면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제조업과 수출기업으로 피해가 전이되어 점차 확대되고 있음

이를 반영하듯 금년 1~2월까지만 해도 80.0을 웃돌았던 중소기업경기

전망지수*가 5월에는 60.0으로 2014년 2월 전(全)산업에 대한 통계작성 

이후 최저수준으로 떨어졌음

그리고 지난 4월22일에서 24일까지 300개 수출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코로나19관련 수출영향조사 결과에서도 4월 이후 수출이 악화

될 것이라는 응답이 78.7%로 나타났으며, 1/4분기 자금사정이 전년 동기 

보다 악화되었다는 응답도 68%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현장에서 얘기하는 시급한 정책적 보완사항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음

첫째, 금융지원임. 지금 현장에서는 완성품 재고도 있고 원자재 재고도 

있지만 코로나19로 인한 매출급감으로 종업원 월급도 못주고 공과금 

납부를 못하는 기업이 많음

특히 섬유업계는 주문 후 물량취소, 결제지연, 재고 증가에 따른 50% 

납품가격 인하 요구 등으로 직격탄을 맞고 있으며, 3차 협력사인 염색

업계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어 세심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음

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때까지 기존 신용보증 한도와는 별도의 특례

보증을 통해 한시적으로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함

두 번째는 수출지원임. 최근 수출 현장에서는 다양한 문제점이 나타

나고 있음. 메이저 바이어가 수입한 제품의 현지 판매부진으로 인해 

제품의 반품 및 가격 50% 인하를 요구하고 있으며, 심지어 제품에 불량이 

발생했다는 트집도 잡고 있다고 함

* 중소기업경기전망지수 최근5개월 변동추이
(‘20.1) 81.3 → (’20.2) 81.2 → (‘20.3) 78.5 →(’20.4) 60.6 → (‘20.5) 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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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주문에 따라 제조한 제품이 수출기업의 창고, 부산항, 현지 물류

창고 등에 재고로 쌓여 있어 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 여기에 

더해 코로나19로 인한 물류 애로로 물류비가 급증하는 문제까지 겹쳐 

수출 중소기업들은 이중, 삼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

수출 및 대금결제에 문제가 생기면 수출 중소기업의 신용등급이 하락

하여 은행 거래가 더 어려워지는 문제도 발생함. 이런 상황을 감안하여 

수출 중소기업을 위한 대책이 종합적으로 마련되어야 함

다음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영환경 변화와 정책과제를 몇 가지 제안하겠음

첫째, 신자유주의가 퇴조하고 국가와 공공부문의 역할이 커질 것으로 

예상됨. 감염병 예방과 피해 확산방지를 위한 마스크 등 방역물품 

생산과 공급, 실업대책과 기업의 줄도산 방지 등 국가차원에서 해야 할 

역할이 커지면서 큰 정부로의 회귀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임

현재는 생존이 가장 큰 화두이지만 코로나 이후에는 산업의 패러다임이 

급격히 변화하면서 기업규모별 격차가 심화될 것으로 예상됨. 가령 일

하는 방식의 변화와 함께 스마트워크가 보편화 되면서 대기업은 빠

르게 적응이 가능하지만 중소기업은 쉽지 않을 것임. 이러한 경제

주체간 격차해소를 위한 공공부분의 역할 강화가 필요함

둘째, 4차 산업혁명의 가속화와 일자리의 급격한 감소가 예상됨. 

대면서비스보다 비대면, 디지털시대 온라인 방식이 보편화되면서 AI

(인공지능)와 로봇이 사람을 대체하게 되고 임시직 일용직 등 취약

계층의 일자리가 급격히 사라지고 있음. 이에 대비하여 사회안전망 

구축과 디지털 전환을 위한 재교육을 지원해 주는 대책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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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국경이 닫히고 중장기적 수요부족에 따른 장기침체 가능성과 

글로벌 협업체계의 위기는 수출주도형 국가인 우리에게 위협이 될 수 

있음. 하지만 우리나라는 방역에 성공한 모범국가로 전세계인들에게 

각인되면서 바이오‧헬스 등 보건의료 부문에 한국제품의 선호도가 높아

졌고, 미국, 일본, 유럽 등 타 국가보다 코로나 극복이 빠를 것으로 

예상되면서 새로운 반전의 기회가 될 수도 있음

또한, 시장과 저임금 구조에 이끌려 중국과 동남아 등으로 진출한 

기업들의 리쇼어링이 화두가 될 것으로 보임. 코로나 이후 리쇼어링과 

일시적인 소비폭증에 대비하여 기업들이 혁신기술로 적극적인 생산

활동이 가능하도록 주52시간제 보완, 각종 규제완화 등 법과 제도적 

보완이 필요함. 리쇼어링이 활성화되면 많은 일자리 창출도 가능함

넷째, 경제구조와 생활방식에 큰 변화가 찾아올 것임. 온라인‧비대면 

경제활동이 훨씬 편리하고 효율적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재택근무 

활성화와 온라인 중심 소비형태로의 급격한 변화가 예상됨. 온라인 

유통이 보편화 될 경우 대형마트는 물론 골목상권들은 비즈니스 형태를 

바꾸지 않으면 몰락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됨

매출구조가 열악해 비즈니스형태 변화가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기업의 횡포 방지를 위한 제도적 보완 

장치가 필요함

코로나19가 당장은 우리에게 큰 고통을 주고 경제에 위협이 되는 것은 

분명하나 정부와 민간이 머리를 맞대고 코로나 이후를 대비하면 

우리나라 경제가 한 단계 도약하는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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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호 대한병원협회회장

특별세션. 문재인정부 3주년 국정토론회

‘코로나19 이후의 대한민국을 생각하다’ 발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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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대한병원협회 대응

가 신속한 초동 대처를 통한 업무체계 정립

효과적인 코로나 대응을 위한 비상대응본부 구성 운영

병원협회 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비상대응본부를 구성하여 월 일

첫 회의를 개최함으로서 공식적인 코로나 대응 활동을 시작

또한 협회 내부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대응 상황실 을 설치하여 

시간 가동하는 업무체계를 확립하였으며 상황실은 기획정책 보험

홍보 신문 등 관계부서 간 유기적인 업무협조를 통하여 대응 업무를 

진행

대외 업무체계 정립과 협조체계 구축

국내 첫 코로나 확진자 발생 에 따라 모든 중요 정보와 진행

상황을 전국 모든 병원과 공유하기 위해 협회 홈페이지에 별도 

안내 메뉴를 신설하고 코로나 관련 최신 정보를 게재하여 일선 

병원의 환자진료와 내부 운영체계 수립에 참고토록 함

병원협회는 대응 초기단계에서 정부와 병원협회 의료기관과 병원협회

간 핫라인을 구축하고 충실한 가교 역할을 하며 실시간으로 변동되는 

상황과 전망에 따른 정부 정책을 즉각적으로 병원에 안내

확산방지를 위한 병원계 의견 적극적 개진

코로나 확진환자가 산발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지역사회 내 추가 감

염확산 방지를 위해 병원 진료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필요한 사항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계속적 대외 건의를 진행

진단키트 신속보급 대량 확보 진단검사기관 민간의료기관으로 확대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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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식약처 검사 시약 긴급사용 승인 민간의료기관 검사 도입

감염병 확산 예방을 위해 현장 의료진 자율권 부여

결과 코로나 대응절차 개정 판을 통해 의사 판단에 의한 검사 확대

중국인 간병인이 비자 연장을 위해 중국을 방문하여 국내 재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중국인 간병인 비자 만료기한 연장 요청

결과 법무부에서 중국간병사 비자연장 관련 병원계 의견을 수용하여 별도

공지시까지 국내 체류기간 연장신청 가능함을 안내

공공의료기관 등 단계적 치료병상 확보 필요

결과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지방의료원 및 공공병원 민간의료기관 등 단계적 확대

의료기관의 각종 조사 평가 인증 등 한시적 유보

결과 현지조사 적정성평가 방문확인 평가 인증 등 절차 잠정연기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산정 신고 유예 등

결과 년 분기에 신고된 병원 인력 시설 현황을 년 분기에 그대로

적용 등 인력 시설 현황 신고 유예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인력 운영기준 유예 및 확대

결과 코로나 확진자 치료 및 방역활동에 참여중인 제공기관이 통

합병동을 일시중단 일부 전체 하는 경우 신고서식 간소화 병동 운

영현황 정기 및 변경 신고 유예 감염병특별관리지역 이외 기관도 

동일하게 적용을 재건의

선별진료소 운영 민간 의료기관에 필요 물품 즉각 지원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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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감염확산 차단을 위한 총력 대응 및 대구 경북지역 치료병원 격려 

대구 경북지역 치료병원 현장 방문 및 격려

대구 경북 지역사회 감염으로 급격한 환자 증가에 따라 대구동산병

원 대구의료원 등을 방문하여 의료진을 격려하고 긴급자금 억원 마스크 

만장 포함 의 기금을 전달 대구시장과 면담 등을 진행

대규모 지역사회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대응 및 건의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에서 대구 경북지역 치료병원에 의료인력 의사 

및 간호사 을 자발적으로 지원

대구 경북 지역의 급격한 환자 발생에 따라 중증확진환자 치료 및 사망률을 

낮추기 위해 전국 상급종합 및 종합병원 개 기관에서 확진 환자 전원을 

수용하여 환자 치료

지역사회 감염확산에 따른 환자 중증도 분류 기준을 조속히 마련하여 

효율적 병상 운용 진료체계 개편 검토를 제한하는 병원협회 입장문 발표

결과 환자 중증도 분류 및 병상 배정 지침 을 시행하여 확진자를 경

증 중등도 중증 최중증 단계로 분류

환자 중증도 분류에 따라 경증 및 무증상 확진자에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생활치료센터에 의료인력을 지원하고 복지부와 병원협회가 생활치료센터 

의료서비스 지원 업무협약체결

호흡기 환자의 병원 방문부터 입원까지 진료 전과정에서 다른 환자와

분리하여 진료하는 병원체계 구축을 위해 복지부와 병원협회 협력하에 

국민안심병원을 공동 운영

코로나 감염병 환자로부터 의료인을 보호하고 감염병 환자를 적극

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부족한 마스크 및 손세정제 등 감염방지용품 

공급지원 및 가격 안정화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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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전국 병원 대상 공적 마스크 신청 및 발송 주 회 현재 병원협회

의료기관 피해 지원 건의

코로나 감염병 대응의 최전선에서 마지막까지 환자 곁에서 환자와 

보호자의 아픔과 고충을 함께하고 코로나 사태 조속한 진정을 위해

서는 의료인이 환자진료에만 집중하게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 병원협회는 병원의 피해사례 수집과 분석을 통

해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

의료기관 손실보상 및 융자사업 규모 확대 코로나 진료 및 치료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손실보상 및 융자사업 규모 확대 목적

예비비 차 추경 반영 등 필요 융자사업 대출금리 인하

국민안심병원 별도 지원 현재 의료기관 손실보상은 국민안심병원

운영에 투입된 비용과 인건비 선별진료소 및 안심병원 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총력을 다한 의료기관에 대한 보상 부

재 선별진료소 지원 사업 과 같이 별도 지원 필요

선지급 대상에 메디칼론 이용병원 포함 코로나 로 인한 일선 의료기관

의 재정적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하여 선지급 특례 지원을 일 전국

의료기관으로 확대한 바 있으나 건보공단의 채권회수 문제로 메디칼론을 

이용하고 있는 기관은 제외됨에 따라 상당수 병원들이 도움을 받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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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거점 병원들이 안정적인 병원 경영을 위해 대부분 메디칼론을 이용하

고 있는 상황에서 실효성 있는 지원이 되기 위해서는 선지급 대상에 메디

칼론 이용 병원 포함 필요 

건보공단의 채권회수 문제 등이 있다면 이를 해소하기 위해 메디칼론 사용 

의료기관은 별도담보 및 신용등급 채권회수 위험도 등을 고려하여 시행하

는 방안 검토 필요

요양기관 급여 청구비용 조기지급 일이내

결과 건강보험 청구액의 에 대해 월 일 청구분부터 적용중

기존 대출금 원리금 상환 유예 저금리 전환, 만기 연장, 원리금 상환 

유예(최장1년)

    (신용보증기금을 통한 장기저리신용대출 및 특별금융지원) 신용보증기금

의 보증지원 1년 만기 연장, 신규보증은 보증료 인하, 보증비율 상향 등

코로나 의료계 영향

가 환자감소로 인한 의료기관 경영 어려움

환자감소 및 손실 현황

코로나 감염 장기화로 인해 병원을 기피하는 현상 발생 이로 인해 

외래 및 입원환자가 감소하여 전체 의료기관이 직 간접적 피해를 받

았으며 환자감소는 병원 규모가 작을수록 피해가 큰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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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환자 수 전년 동기 대비 월 월 월 감소

외래환자 수 전년 동기 대비 월 월 월 감소

전년 동기 대비 상급종합 종합병원 병원 월

환자감소로 인한 손실은 코로나19 확산으로 고객이 감소한 일반업종과 

달리 일반적인 국민의 두려움으로 인해 치료를 미루거나 포기하는 환자로 

인해 수입이 감소된 것으로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은 타 업종과는 별개로 

판단되어야 함

의료수입 전년동기 대비 월 평균 월 감소

의료비용 전년 동기 대비 월 월 상승

인건비 전년 동기 대비 월 월 월 상승

코로나 환자 감소로 사회적 거리두기나 생활방역 등으로의 정책변화가

있더라도 병원의 대응 진료체계는 종식 혹은 일정시점까지 장기간 유지

되어야 하므로 이에 대한 충분한 정부 지원이 필요

금번 코로나 대응에 있어 의료기관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충분한 

보상과 지원이 계속되어 향후 예상할 수 없는 감염병 위기상황에서도 

정부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와 신뢰관계가 구축되기를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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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과제

아직 코로나 의 세계적 확산세 지속 및 국내 재유입 사례 증가 국내 

집단감염 위험성 배제의 어려움 등 불확실성 지속 가운데 국내 피해 

최소화 등을 위해서는 일관된 정책 방향의 유지와 함께 새로운 일상

생활방역 준비체계로의 변화가 불가피함

정부 정책의 패러다임 변화에 따라서 병원의 의료제공 체계나 방식

대응방안 등도 함께 조정 변화가 필요할 것으로 전망

향후 감염병 총괄 대책 및 전략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감염병 시대의 뉴노멀한 의료시스템 개선이 필요

코로나 장기화 대비와 신종감염병 상시 대응을 위한 감염병 대응 

진료체계 와 일상적 환자 진료체계 가 가능한 듀얼 의료시스템 재정비 

필요

신속한 감염병대응 인프라 구축 투입 등

감염병주의경보 상향 조정 등에 따른 신속한 정책판단과 그에 수반한

인적 물적 자원의 신속 정확한 투입과 진료제공이 감염확산 방지와 

피해경감을 위한 핵심이라고 볼 수 있음

결국 코로나 의 차 확산은 물론 향후 신종감염병 유행 시 신속하

고 적절한 방역 및 진료의 수준 결정과 집행이 국가감염병대응수준을 

가늠한다 할 것이므로 의 민간의료자원을 활용한 효율적인 대응

체계의 전개방안에 대하여 개선사항을 고민해볼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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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심각한 국가위기상황 이전 단계까지는 민간기관 의료자원

의 의 자율적 참여가 전제되어 있어 평소 표준화된 선별진료에 

대한 인력 장비 투입기준 등이 정형화되어 있지 않아 민간의료기관은 

우선 손해를 감수하며 인력 의사 간호사 행정 장비 의료기기 등 시

설 컨테이너 박스 천막 소모품 등 등을 자체 마련 구입 혹은 제작하

는데 이 과정에서 의료기관별로 대응수준과 업무개시 시점 등이 달

라져 국가전체적 측면에서의 방역 진료상 어려움이 초래되는 측면이 

있음

따라서 감염병 비유행시기인 평소 의료기관의 종별 규모별 혹은 지역

별로 감염병유행 시 인력 시설 장비 투입기준 표준 안 을 마련하고

그러한 표준화된 프로토콜에 기반한 정부의 물자조달계획을 수립하여 

위기상황 시 조달청을 통해 표준화된 대응물자를 즉시 지급 하여 적

정수준의 의료적 대응이 가능토록 검토될 필요가 있음

이를 통하여 유행단계별 적절하고 신속한 조치는 물론 추후 병원에 

대한 손실보상 인력 장비 등 기준마련과 적용상의 어려움도 일부 해

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감염병으로부터 의료기관을 보호하고 안전한 의료 이용을 위한 비대면

진료 전화상담 처방 및 대리처방

다만 기존에도 허용되었던 대리처방의 완화적용과 더불어 새로운 형

태인 전화상담 화상진료 형태 등으로의 전환 자체는 사회적 의료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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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적으로 불가피한 시류에 해당되겠으나 그 대상 방법 및 수준 등

에 대한 세부적인 논의와 적용이 이어질 필요

아울러 전화상담 처방은 환자 만족도가 높은 반면 의사 피로도 및 투입

시간은 반비례하여 매우 힘든 상황으로 관련 수가의 책정과 적정 진료

시간 등 표준시스템 마련 불필요한 녹음으로 인한 병원피해나 환자 프라이

버시 관련 사항 등 국외사례 등을 참고한 환자 의료기관 상호 보호대책이 

필요할 것임

신종감염병 대비 자원비축과 관리체계 구축

필수 방역물품 전신보호복 마스크 고글 등 의료기관 및 종사자 수 

등 수요예측에 기반하여 국가 차원 비축량 계획 수립

적극적인 환자추적과 격리를 위한 진단검사 필요

적극적인 환자추적과 격리로 병원 내 감염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신규 입원수술환자 면역력이 약한 투석환자 요양병원 등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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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제적 진단검사 실시 및 정부의 비용 지원

공공의료 역량 강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

감염병 대응은 음압병상 등 투자가 많이 필요하여 민간 의료기관에서 시

설을 유지 관리하는데 한계 존재

따라서 감염병의 대유행에 대비하여 지역 공공의료 재정비 및 감염병전문

병원의 설립 등을 통해 감염병에 대한 대응 역량 강화 필요

지방자치단체 감염병 역량 강화

지역별 특성에 맞는 감염병 관리 및 신속한 초동대응이 가능하도록 시 도 

감염병 대응 조직을 강화하고 보건소 내 감염병전담팀 설치 역학조사관 

인력 확충 및 역량강화 필요

의료기관의 감염관리 역량 강화 어떻게 할 것인가

금번 코로나 는 요양병원과 정신병원의 취약계층에서 집단 감염이 산

발적으로 발생하여 사망자가 다수 발생 요양병원과 정신병원의 감염

관리 역량 강화 필요

요양 정신병원 등에 환자 발생시 신속 대응 할 수 있는 감염병 대응 

표준매뉴얼 필요 해당 기관에 맞는 감염병 위기대응 관리체계를 구

축하고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함

권역 또는 지역별로 상급병원 및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하여 감염관리 

네트워크 체계 구축

감염관리 전문 인력 양성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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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감염관리 대책은 강화되고 있으나 감염관리 전문인력은 매우 부족

감염관리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국가 차원에서 관리 필요

의료기관 규모 유형에 맞게 인력을 채용할 경우 해당 기관에 차등적 인센티브 

및 요양병원과 정신병원 등에 신종 감염병 발생시에만 한시적으로 감염예방관

리료를 지급하기보다 평시 감염관리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수가 지급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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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순자 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위원장

특별세션. 문재인정부 3주년 국정토론회

‘코로나19 이후의 대한민국을 생각하다’ 발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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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코로나19의 영향 및 각계 경험과 당면 현안

❍ 오늘 정책토론회는 매우 뜻깊은 자리입니다. 세월호 사건 당시 “세월호 이전과 이후의 대한민국은 

달라져야 한다”고 했던 것처럼 코로나19 이후의 대한민국을 모색하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된 것도 아니고, 아직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지난 4개월 동안 대한민국

은 코로나19 대응의 모범국가였습니다. 빠른 검사와 철저한 추적, 투명한 공개로 대량 확산을 막을 

수 있었고, 전문적이고 집중적인 치료로 국민의 생명을 지켜내고 치명률을 낮출 수 있었습니다. 이

처럼 대한민국이 코로나19 대응 모범국가로 세계적 관심과 이목을 집중시킬 수 있었던 요인으로 성

공적인 방역을 이끈 정부의 역할, 의료진의 희생과 헌신, 국민들의 높은 참여와 빛나는 시민의식 이

렇게 3가지를 꼽고 싶습니다. 

❍ 저는 코로나19 극복 최전선에서 사투를 벌인 보건의료노동자를 대표하여 의료현장의 경험과 당면 

현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첫째, 많은 분들이 미국과 우리나라를 비교하면서 영리병원이 없고, 전국민건강보험제가 시행되고 

있는 것을 자랑스러워하고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분들이 영리병원을 막아내고, 의료공공성을 지키

고,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하기 위한 투쟁이 코로나19 대응 성공의 든든한 배경이 되었다고 평가

하고 있고 보건의료노조가 잘 싸웠다는 인사말을 듣고 있습니다. 그동안 많은 노동시민사회단체와 

영리병원 저지투쟁 의료민영화 반대 투쟁,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투쟁을 앞성서서 해온 조직의 위

원장으로서 자부심을 많이 느낍니다.

코로나19를 통해 우리나라 의료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는 확인되었습니다. 제주 녹지국제병

원 조건부 허가 취소를 최소해달라는 재판이나 각종 의료영리화법안과 조치, 건강보험 국고지원 정

상화 등 당면 현안을 시급하게 해결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 둘째, 코로나19 환자를 전담해 치료하는 전담병원을 67개 확보한 것은 매우 적절한 조치였습니다. 

그러나 전담병원으로서 취약성도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감염병 치료 전문의가 없었고, 격리병상과 

시설이 갖춰져 있지 않았으며, 감염병 대응 교육훈련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지역거점공공

병원 역할을 수행해오던 공공병원들이 일반환자 전체를 소개하면서 공공의료 공백사태가 발생하기

도 했습니다. 전담병원 지정과 운영, 해제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매뉴얼이 없어 우왕좌왕했는데,  

전담병원 지정과 헤재, 운영 전반에 관한 기준과 매뉴얼부터 시급하게 마련해야 합니다.  

❍ 셋째, 코로나19 최일선에서 싸우는 의료기관에 마스크와 방호복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아 큰 혼란을 

겪었습니다. 마스크를 재사용하는 경우도 있었고, 방호복이 모자라 2명이 근무해야 하는데 1명이 

근무한다든지, 1명이 장시간 근무하는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공적 마스크 공급체계를 갖춤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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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정도 해소되었지만, 다시는 이 같은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특히, 의료기관의 마

스크 공급은 인원 기준을 제한하지 말고 환자수 전체는 물론이고, 정규직 뿐만 아니라 비정규직, 간

병인 등 사각지대에 있는 보건의료노동자 전체 인원수를 고려하여 원활하게 공급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야 합니다.  

❍ 넷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이 진행한 <덕분에 챌린지> 운동이 각계각층으로 확산되고 있

는데 전 국민들의 격려와 응원이 의료진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하지만, 의료진의 

희생과 헌신에 대한 응원과 격려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극심한 인력부족과 인력 수급난, 더 이상 

지속가능하지 않는 야간·교대근무제, 높은 이직률, 폭언·폭행과 갑질, 직무 스트레스와 감정노동과 

같은 보건의료노동자들의 열악한 근무환경과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획기적인 조치가 반드시 뒤따라

야 합니다.   

❍ 마지막 다섯 번째, 손실 보상 문제입니다. 정부에서도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이는 의료기관의 손실

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 충분히 보상하겠다.”고 여러 차례 언급하고 있지만, 의료현장의 불안과 불

신은 여전히 높습니다. 적자운영에 따른 임금체불 우려와 고용위기마저 예상되고 있습니다. 손실 보

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앞으로 대한민국의 감염병 방역체계와 치료체계를 구축할 수도 없고, 

의료기관의 동원과 협력을 이끌어낼 수도 없을 것입니다. 실제로 충분한 보상이 되지 않아 이제는 

감염병 환자를 보지 않겠다는 이야기까지 들리고 있습니다. 충분한 손실보상은 국가와 의료기관간

의 신뢰의 문제입니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가 달려있는 문제인만큼 의료기관이 입은 직접손실 뿐만 

아니라 간접손실, 확진환자 치료기간만이 아니라 정상화 기간까지 포함한 손실보상의 대상과 범위, 

기준을 획기적으로 확대하는 조치가 필요합니다.

2. 향후 전망과 국가정책과제 제안

❍ 우리나라에서는 코로나19 확산세가 주춤해졌지만, 세계적으로는 여전히 대유행하고 있고, 앞으로 

장기화·토착화가 우려되며, 일상적인 감염병 대응이 필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감염병 대응, 국가적 의료재난 대응을 위해 국가정책과제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1> 감염병 방역체계 구축

❍ 감염병 사태를 국가적 의료재난사태로 규정하고 감염병 대응 전문역량과 물자를 총동원할 수 있는 

감염병 방역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과제를 제안합니다.

(1) 질병관리본부를 청으로 승격하여 국가방역 컨트롤타워 역할을 강화하고 지방 질병관리본부 신설

(2) 130명에 불과한 질병관리본부 소속 역학조사관을 대폭 확대

(3) 추경예산이나 긴급 자금 투입 대신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감염병 대응을 위한 재난관리기금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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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마스크와 방호복 등 감염병 대응에 필요한 보호장비와 의료물품의 안정적 생산·공급시스템 확보

<2> 감염병 치료체계 구축

❍ 감염병 일상화·토착화에 대비하여 감염병 치료체계를 전면적으로 재정비하고, 감염병 치료를 위해 

의료기관을 동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정책과제를 제안합니다. 

(1)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

  - 최소 1천여명 이상의 중증도 환자가 입원할 수 있는 감염병 전문병상 확보를 목표로

  - 중앙감염병전문병원과 6개 권역(수도권, 영남권, 호남권, 충청권, 강원권, 제주권)에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

  - 감염병 치료, 연구개발, 교육훈련, 치료 매뉴얼 마련 등 감염병 치료체계 구축  

(2) 감염병 전담병원 확보

  - 감염병 중증환자 치료를 위해 상급종합병원에 치료병상 확보

  - 감염병 경증환자 치료를 위한 전담병원 지정·운영

(3) 감염병 전문병원과 감염병 전담병원 운영시스템 구축

  - 감염병 전문병원과 감염병 전담병원에 감염병 환자 치료를 위한 시설, 장비, 인력 인프라 구축

  - 감염병 전문병원과 감염병 전담병원 운영 매뉴얼과 지원체계 마련

<3> 공공의료 확충

❍ 감염병 대응 국가책임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의료재난 비상사태에 대응할 수 있는 공공의료가 튼

튼히 구축되어야 합니다. 필수의료를 책임질 공공의료 확충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과제를 제안합

니다. 

(1) 70개 중진료권에 1개 이상 지역책임의료기관 지정·육성

  - 공공의료 강화 종합대책(2018)과 지역의료 강화대책(2019)이 발표되었지만 70개 중 15개 시범사

업 진행하는 수준으로 속도도 더디고 예산 뒷받침도 제대로 안 되고 있어

  - 2~3년내에 70개 지역책임의료기관 신설, 공공인수, 공공병원 전환 등 완료계획 수립 필요 

  - 이를 우해 2021년 예산에 지역책임의료기관 신설·공공인수·기능보강 예산 대폭 확충

(2) 공공병원 확충사업 속도감있게 추진

  - 진주의료원 재개원, 침례병원과 녹지국제병원 공공인수, 대전시립병원 설립,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설립 등 공공병원 확충 우선 해결하고

  - 공공병원 신설·신축이전·공공인수에 대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공공인수법 제정 등 후속조치 

(3) 공공의료 확충 재원 마련

  - 공공의료를 획기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국민건강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제화하고

  -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재단이 추진한 <시민건강기금> 조성사례를 밴치마킹하여 공공보건의료기금 

조성 등의 조치 

<4> 보건의료인력문제 해결

❍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확인했듯 보건의료인력 확충과 전문역량 구축은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의 



- 44 -

핵심과제입니다. 다음과 같이 정책과제를 제안합니다.

(1) 의사인력과 간호사인력 확충

  - 감염내과 의사를 비롯한 의사인력과 간호사인력 대폭 확충

     ※ 우리나라 의사수는 인구 1000명당 2.3명으로 OECD 국가 평균 의사수(3.4명)의 67.6%

     ※ 우리나라 간호인력은 인구 1000명당 6.9명으로 OECD 평균 간호인력(9.0명)의 76.6%

  - 의사인력 부족으로 의료현장에 만연해 있는 대리수술, 대리처방 등 불법의료 문제와 법적 분쟁으

로 비화하고 있는 PA(의사진료보조)간호사 문제 반드시 해결

(2) 필수의료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의사를 양성·공급하기 위한 국립공공의대 설립과 의사인력 확충을 

위한 특별법 제겅

  - 국립공공의대 설립법 조속한 국회 통과

  - 의사인력 확충, 양성, 교육, 훈련, 연구 지원, 수련환경과 근무환경 등을 담은 특별법 제정

(3) 보건의료인력 확충을 위한 제도 개선

  - 모든 병동에 간호간병통합서비스제도를 전면 확대 시행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

  - 환자질환별, 중증도별 세부적인 인력기준 마련 

  - 보건교사, 산업체 간호사, 보건소 간호사 등 필수 임상경력 기준 마련

(4) 의료인력의 근무환경과 처우 개선

  - 의료인력 부족과 높은 이직률을 극복하기 위해

  - 출산·육아로 인한 휴직자수만큼 정원을 확보하는 모성정원제 실시

  - 불규칙한 야간·교대근무제를 규칙적이고 지속가능한 야간·교대근무제로 개선, 의료기관 야간·교대

근무자 주32시간제 법제화

  - 친인척·지인의 병문안 문화 개선 및 간병제도 개선 가이드라인 마련

(5) 보건의료인력원 설립

  - 2019년 통과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이행을 위해 최우선적으로 보건의료인력원 설립

  - 이를 통해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 및 종합계획 마련, 보건의료정책 수립, 보건의료인력 확충·교육

훈련·유지에 대한 지원정책 추진

<5> 보건의료분야 노사정 대화

❍ 위의 정책과제에 대한 심도깊은 논의와 사회적 공감대 마련을 위해 보건의료분야 노사정 사회적 대

화를 제안합니다.

(1) 보건의료분야 노, 사, 정, 전문가가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체 구성

(2) 감영병·의료재난 대응 노사정 합의와 공동선언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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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미경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상임부위원장

특별세션. ‘코로나19 이후의 대한민국을 생각하다’ 발표문

코로나19의 영향 및 각계 경험, 향후전망과 정책과제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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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의 영향

m 코로나19와 국가적 측면

√ 국가적 재난인 바이러스 감염병은 어느 시대나 인간에게 다가온다. 이를 

인류가 어떻게 대처하느냐의 과정에 있다.

√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우리나라의 방역모델은 전 세계적 모범이 되고 있

다. 이에 대한 국가적 정보공개와 글로벌 협력은 전 세계적인 바이러스 

감염 위기에 대한 선례가 되고 있다.

√ 국가의 방역체계와 공공적 의료시스템의 구축이 바이러스 감염의 세계 

경제 위기대처에 매우 체계적이고 효율적이었으며, 향후 의료공공성의 

확대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 정부는 제1, 2차 추경을 통해 영세 자영자 및 소상공인과 실업 위기에 대

한 고용유지지원금과 전 국민 대상 긴급재난구호기금을 시행하고 있으

나, 앞으로 경제위기에 대한 총체적인 후속 정책이 있어야 할 것이다.

m 코로나19와 민간영역 측면

√ 코로나19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 경제침체에 심대한 영향을 주고 있

다

√ 세계 경제의 대공황 이후 최대의 위기일 수 있다는 발언도 나오고 있는

데, 2009년 국제금융위기 시 GDP –0.1% 감소와 비교하면 –3.0%를 예상한

다는 점에서 심각하다.

√ 국내경제는 항공, 관광, 숙박, 도소매업 등에서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향후 수출주도의 산업 등에 미칠 영향이 우려된다.

√ 노동시장은 총고용의 유지가 매우 중요하며, 취약계층 노동자의 생계 보

호 및 생활 안정대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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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문화적으로 비대면 방식의 영향이 커져 온라인이나 가상의 공간에서

의 커뮤니티와 회합방식이 증대되는 한편, 인문학적 요소나 인류의 보편

적 가치에 대한 공감대 등 문화형성에도 주목해야 할 것이다

□ 코로나19의 의료현장

m 국가적 대처와 국민

√ 코로나19에 대한 우리나라의 대처는 전 세계적 모범이 되고 있다. 그것은 

정부의 방역대책에 대한 완전한 정보공개와 철저하게 계획된 대처에 있

고, 특히 국민의 위기대처에 대한 성숙한 자세가 주효했다.

√ 대구, 경북의 지역적 확장은 가슴 아픔 현상이며, 의료시설과 의료종사자

의 부족은 코로나19나 향후 새로운 바이러스 감염위기 시에 국가적 대처

의 철저한 준비태세가 필요하다는 중요한 경각심을 보여주었다. 물론 다

른 지역에서 의료종사자들의 지원과 헌신이 있었으나 바이러스 대유행 

시점이 오면 난망한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m 의료현장의 고충

√ 코로나19의 감염의심자나 확진 환자를 직접 대면하고 치료하는 국민은 

의사와 간호사 등 병원 현장의 의료종사자들이었다.

√ 사드나 메르스 때와 마찬가지로 의료종사자 본인뿐 아니라 가족 모두가 

이번 코로나19 감염 우려와 불안에 떨면서도 방역과 환자치료에 전념한 

의료노동자에게 위로와 감사를 드리고 싶다.

√ 이러한 국가 차원을 넘어 글로벌 확산이 되는 바이러스 재난사태에 대해 

병원시설 자체의 공간적, 인력적 한계를 경험하였고, 환자를 직접 돌보는 

의료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나 방호 물품의 부족 등은 대규모 감염 확산

의 우려로서 향후 커다란 과제로 제기되었다.

√ 비대면 방식의 방역대처에 대해 원격의료 등 이윤추구적 의료정책이 제



- 49 -

기되는 우려는 불식되어야 한다. 원격의료는 어려운 환경에 처한 환자보

호의 공공재적 성격으로 접근할 사안이며 찾아가는 공공 의료서비스를 

통해 풀어야 할 과제이다.

□ 코로나19에 따른 정책과제

m 정부 정책

√ 우리나라의 재정 안정성은 전 세계에서 매우 높은 편으로 코로나19로 인

한 총체적인 위기시에는 금융시장과 생산물시장 등 확장적 재정정책이 

긴요하다(한국의 2019년 GDP 1,915조의 1%에도 못 미치는 추경. 미국 

6.3% 등 대부분 국가는 2%를 넘고 있음)

√ 코로나19 위기의 시기에 대규모 실업은 커다란 재앙이다. 노동시장의 고

용유지정책과 보편적 사회안전망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실업급여 일시

적 확대, 전 노동자 실업 부조 임시조치 시행 등)

m 의료정책

√ 감염병 전문병원의 설립과 확충, 이에 대한 의료종사자의 확대, 전문병원

과 민간병원의 유기적 대처 시스템의 정립, 감염 방호 물품과 마스크 등

의 확보가 이루어져야 한다.

√ 국가재난에 헌신한 의료종사자의 보상 기제에 대해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이후 전 국민적 차원의 생계가 막연한 환자의 상병수당 제도 도입도 시

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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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동욱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특별세션. 문재인정부 3주년 국정토론회

‘코로나19 이후의 대한민국을 생각하다’ 발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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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이후 국정방향 정책토론회를 마련해 주신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조대엽 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 

말씀 드립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소상공인지원법에 근거한 법정 경제단체로, 700

만 소상공인을 대표하며 소상공인들의 애환과 입장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주지하다시피 대한민국 소상공인들은 코로나 19로 인해 극한의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코로나 19 사태가 100일을 넘기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비롯한 

전반적인 국민들의 외출 자제로 극심한 소비 위축의 직격탄을 고

스란히 맞고 있는 것이 오늘날 소상공인들의 현실입니다. 

소상공인연합회 실태조사 결과 사업장 매출액과 방문객 수가 지

난 4월까지 기준으로 평소보다 97%이상 감소했다고 응답했으며, 

지난 4월 조사 결과, 사태가 6개월 이상 장기화 될 경우, 24%가 폐업

상태 일 것, 48.5%가 ‘사업을 유지하고 있으나, 폐업을 고려할 것 같

을 것’이라고 응답하는 등 72%의 소상공인들이 코로나 19 사태가 

장기화되면 폐업하거나 폐업을 고려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답

하고 있는 상황은 문제의 심각성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부와 의료진의 헌신적인 방역으로 대한민국이 전 세계적인 모

범 방역으로 자리잡으며 조금씩 경기가 회복 추세입니다만, 인건

비, 임대료는 물론 각종 공과금도 내기 힘들정도로 내몰렸던 소상

공인들의 처지가 정상을 맞이하기에는 아직 갈길이 멀기만 합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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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연합회는 코로나 19 사태를 맞아 사태 초기부터 소상공

인들의 의견을 모아 별도의 소상공인 재난수당 직접지급, 부가세 

등 직접세 및 간접세 감면, 5인미만 고용유지지원금의 근로자 직

접지급, 기존 대출 부담 완화 등의 사항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함

을 강조해 왔습니다. 

이러한 소상공인연합회의 의견이 상당 부분 반영되어 금융지원과 

관련해서는 직접대출 지원 등이 상당 부분 늘어났고 소상공인 재

난 수당 등도 서울시를 비롯한 지자체에서 확대되고 있는 것은 

긍정적인 일입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러한 직접 지원이 여타 지자체에서 더욱 확

대되기를 바라며, 지속적인 금융지원 확대와 함께 대폭적인 세제

감면 조치 또한 신속히 가시화되기를 바랍니다.  

소상공인들이 무너지면 지역경제가 흔들리고 국가경제 회복도 요

원한 일이라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소상공인들이 주로 종사하는 음식숙박업, 도소매유통업에서 수십

만의 실업자가 양산되고 있는 현재의 상황을 되돌리기 위해서는 

소상공인들에 대한 핀셋 지원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모쪼록 오늘의 토론회가 코로나 19로 직격탄을 맞고 있는 소상공

인들에 다양한 지원과 활로를 제시해줄 수 있는 뜻깊은 토론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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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배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국제거시금융실장

세션Ⅰ : 경제분야 대응과 과제 

코로나19와 경제환경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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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World Income Inequality Report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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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WTO(2019). Global Value Chain Development Report 2019.

➢ 무역에서의공급 중심지

▪ [전통적 무역] 자국

생산요소만으로만든

최종소비재의수출

▪ [단순 GVC] 대상국의

최종소비재 생산을 위한

중간재 수출

▪ [복합 GVC] 3국 수출품

생산을 위한 중간재 수출

➢ ICT부문의예

▪ 각 대륙의 지역별 허브

▪ 아시아에서 중국의 부상

▪ 일본의 대규모 중국 FDI로

ICT산업공동화 진행

▪ 2차 허브로서 한국과

대만의 역할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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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제환경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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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제환경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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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서비스와 디지털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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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IMF(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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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노인부양비는 65세 이상 인구를 15~64세의 인구로 나눈 비욜
자료: 통계청. 21

➢ 인구구조의변화로잠재성장률에대한 노동의 기여도가하락

➢ 경제활동인구가 2018년을정점으로줄고 있으며, 총인구도 2028년이후 감소할전망

▪ 노인부양비가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2065년에는 100%를넘어설 전망

2. 경제환경의 변화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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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의 경제분야

정책 성과와 향후 과제

May 7, 2020

코로나19 이후 국정 방향 정책토론회

구 자 현

A. 코로나19 발생 이전 한국경제

B. 코로나19 확산이 한국경제에 미친 영향

C. 코로나19 대응 경제 정책과 성과

D. 코로나19 이후의 한국경제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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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A 코로나19 발생 이전 한국경제

코로나 19 이전 경기회복 국면

주: 소매판매액은계절조정지수,  
자료: 통계청, 한국은행, 산업통산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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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이전 생산, 소비, 수출 회복세

⚫ 광공업 생산 부진 완화 및 서비스업 증가세 지속

⚫ 동행지수와 선행지수 순환변동치가 모두 상승하는 등 경기 부진 완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와 전산업 BSI 일평균 수출 증가율과 소매판매액

Part-B 코로나19 확산이 한국경제에
미친 영향

코로나 확산 급증

자료: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일일데이터조회기준

2

2월 21일 이후 코로나 확산 급증

코로나 확산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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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시장 불안정

자료: 한국은행, 한국거래소 3

주가 및 금리 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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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월 12일 기준 종합주가지수와 국고채(3년물) 금리 : 1월 22일 대비 각각

19.1%, 38bp 하락한 1,834.3 및 1.06% 기록

⚫ 코로나19가 본격화된 이후(2월 24일~3월 12일) 외국인 투자자 국내주식

9.6조원 순매도
종합주가지수 및 국고채수익률

금융시장 불안정

자료: 한국은행

외환 시장 불안 및 불확실성 확대

⚫ 환율 : 2.24일 1,220.2원으로 1.2일 이후 최고치 기록

⚫ 대내외 변동성지수가 빠르게 상승하면서 경기 불확실성 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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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시카고옵션거래소

4

원/달러 환율 국내 및 대외 변동성 지수

실물경제 침체

자료: 한국거래소 자료: 한국거래소

주식시장 주력 제조업 및 주요 서비스업 충격 반영

⚫ 자동차, 철강, 화학, 반도체 등 주력 제조업 지수 하락(GVC 충격 등)

⚫ 항공, 여행, 유통 등 주요 서비스업 지수 급락

5

주력 제조업 주가 지수 주요 대면형 서비스업 주가 지수

실물경제 침체

주: 1) 음식점포함 주: 1) 실적기준
자료: 통계청 자료: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 중소기업 위기 직면

⚫ 소매판매 큰 폭 하락

⚫ 중소기업 경기 매우 부정적 전망

6

소비판매액 지수1) 중소기업 경기전망조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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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C 코로나19 대응 경제 정책과 성과

코로나19 대응 경제 대책

자료: 정부보도자료참고저자작성

코로나19 확산 초기 경제활력 대책 중심 정책 대응

7

경제활력대책 현황 및 주요 내용

코로나19 대응 경제 대책

자료: 정부보도자료참고저자작성

비대면 : 내수 위축, 코로나19 전세계 확산 :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
=> 비상 경제 체제로 전환 : 국민경제 차원 전면적으로 대응

8

비상경제회의 현황 및 주요 내용

코로나19 대응 경제 대책

자료: 정부보도자료참고저자작성

위기 업종 및 고용유지 대책 마련

9

위기관리대책 회의 현황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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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응 경제 정책 성과

주: 1) 일요일및 휴일공급량제외 주: 1) 온라인판매기준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자료: 통계청

국민의 정부 정책 신뢰도 제고

10

⚫ 마이크 수급 및 가격 안정 : 방역 당국의 코로나19 확산 통제와 함께 정부 신뢰도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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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응 경제 정책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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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시장 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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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응 경제 정책 성과

자료: 한국은행 자료: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외환시장 안정

14

⚫ 한미 통화스왑(3.19일, 600억달러) 및 외환시장 안정화 정책 등으로 환율 하향 안정

환율 추이 선물환한도 포지션 조정 추이

6

❖3.19일이후하락세

[참고2] 국내 및 대외 변동성지수 추이

VKOSPI 및 VIX 지수 추이

15

코로나19 대응 경제 정책 성과

자료: 한국신용데이터, 캐시노트앱 데이터

소상공인 매출 반등

16

⚫ 2.24∼3.1일중 최저를 기록한 후 반등

소상공인 매출액 추이

코로나19 대응 경제 정책 성과

자료: IMF, World Economic Outlook, April 2020

IMF : 주요 선진국 대비 상대적으로 소폭의 부의 성장 전망

17

⚫ 금년중 한국 경제성장률 -1.6%전망, 주요 선진국은 한국보다 큰 폭의 역성장 전망

주요국 경제전망



- 81 -

코로나19 대응 경제 정책 성과

자료: 한국은행 자료: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외환시장 안정

14

⚫ 한미 통화스왑(3.19일, 600억달러) 및 외환시장 안정화 정책 등으로 환율 하향 안정

환율 추이 선물환한도 포지션 조정 추이

6

❖3.19일이후하락세

[참고2] 국내 및 대외 변동성지수 추이

VKOSPI 및 VIX 지수 추이

15

코로나19 대응 경제 정책 성과

자료: 한국신용데이터, 캐시노트앱 데이터

소상공인 매출 반등

16

⚫ 2.24∼3.1일중 최저를 기록한 후 반등

소상공인 매출액 추이

코로나19 대응 경제 정책 성과

자료: IMF, World Economic Outlook, April 2020

IMF : 주요 선진국 대비 상대적으로 소폭의 부의 성장 전망

17

⚫ 금년중 한국 경제성장률 -1.6%전망, 주요 선진국은 한국보다 큰 폭의 역성장 전망

주요국 경제전망



- 82 -

Part-D 코로나19 이후의 한국경제 과제

경제 충격에 효과적 대응

긴급성 위기탈출(심화방지) 대응 => 구조적 경제회복·복구 대응 전환

18

주: 1) 계절조정기준
자료: 통계청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전산업생산추이1) 수출추이

⚫ 주요 교역국의 봉쇄 조치 등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실물 충격 가시화

6

[참고3] 코로나19 → 경제 충격 전이 경로

19

자료: 일자리위기극복을위한고용및 기업안정대책(관계부처합동, 2020.4.22)

감염병의 경제 충격 전이 경로

6

[참고4] 민생·금융 및 산업 안정 패키지(1/2)

20

자료: 일자리위기극복을위한고용및 기업안정대책(관계부처합동, 2020.4.22)

민생·금융 및 산업 안정 지원 체계도 민생·금융 안정(100조원+@) 지원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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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참고4] 민생·금융 및 산업 안정 패키지(2/2)

21자료: 일자리위기극복을위한고용및 기업안정대책(관계부처합동, 2020.4.22)

민생·금융(135조원+@) 및 산업 안정 패키지 주요 내용

6

[참고5] 코로나19 관련 주요국 기업 자금지원 정책(1/2)

22

자료: 일자리위기극복을위한고용및 기업안정대책(관계부처합동, 2020.4.22)

미국 : ｢CARES Act｣ 제정 → 자금지원 프로그램 시행

6

[참고5] 코로나19 관련 주요국 기업 자금지원 정책(2/2)

23

자료: 일자리위기극복을위한고용및 기업안정대책(관계부처합동, 2020.4.22)

독일 : 경제안정화기금 및 긴급지원프로그램 도입

디지털 경제 가속화에 대응

디지털 드라이브 : 한국판 뉴딜

24

자료: 삼일이슈리포트 2020.4                                      자료: KRG, 2020.1, 삼일이슈리포트 2020.4 재인용

코로나19 이후 경제·사회 변화 IT 혁신기술 도입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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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경제 가속화에 대응

디지털 드라이브 : Technology + Contact(경험)

25

자료: NH투자증권(해외), 언론기사참고저자작성(국내) 자료: 국립국악원, 경향신문 3.29 재인용

디지털 경제 시대 유망 기업 사례
(상:해외, 하: 국내)

가상현실(VR) 영상 콘텐츠 사례

브랜드 코리아: K-Premium

新한류 : K-드라마· K-팝 → K-Policy → Brand Korea

26

자료: https://www.amazon.co.uk      자료: https://www.youtube.com       자료: https://www.brookings.edu, 4.13

대장금 BTS
Best Practice :

Policies on Covid-19

감사합니다



- 87 -

디지털 경제 가속화에 대응

디지털 드라이브 : Technology + Contact(경험)

25

자료: NH투자증권(해외), 언론기사참고저자작성(국내) 자료: 국립국악원, 경향신문 3.29 재인용

디지털 경제 시대 유망 기업 사례
(상:해외, 하: 국내)

가상현실(VR) 영상 콘텐츠 사례

브랜드 코리아: K-Premium

新한류 : K-드라마· K-팝 → K-Policy → Brand Korea

26

자료: https://www.amazon.co.uk      자료: https://www.youtube.com       자료: https://www.brookings.edu, 4.13

대장금 BTS
Best Practice :

Policies on Covid-19

감사합니다



- 88 -



- 89 -

임운택 정책기획위원회 국민성장분과 부위원장

세션Ⅰ : 경제분야 대응과 과제 

코로나19 이후 고용·일자리 분야 영향과 전망, 그리고 정책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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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기획위원회
국민성장분과 임운택

코로나 이후고용∙일자리분야
영향과전망 그리고정책과제

목차

코로나 세계경제와 고용의 위기

10

정부의 코로나 위기대응 고용안정 특별대책과 해외사례 시사점

포스트 코로나의 전망과 정책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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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세계경제와 고용의 위기11

전세계코로나19 확진자발생분포
(Pandemic)

자료: Johns Hopkins Univ.

코로나 세계경제와 고용의 위기11

포스트 코로나 시대 질병방역의 모범
국가에서 사회방역의 모범국가로 전환
이 필요한 시점

투명성 결단 신뢰 시민연대

주요국 PMI 1)

주: 1) 제조업·비제조업 포함 종합지수
자료 중국국가통계국
한국은행 해외경제포커스 호

코로나 세계경제와 고용의 위기11

년상반기 급격한 경기수축
전망
아직까지는 대체로 형 경기회복
에 대한 기대가 존재 가변적

코코로나 이후 실질 국내 총생산 소비자 물가 고용률 변화
이후 실질 국내 총생산 소비자 가격인플레이션 고용률 변화

나 이후 실질 국내 총생산 소비자가격 인플레이션 고용률변화

11 코로나 세계경제와 고용의 위기

전반적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기에 세계경기전망은
보다 보수적으로 평가

한국의 경기전망도 보
다 낮게 전망
세계경제의 연계성 강조
구매력 회복이 필요 세계경
제 – 구조적 문제
격차해소와 고용률 유지가
관건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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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이후 실질 국내 총생산 소비자가격 인플레이션 고용률변화

11 코로나 세계경제와 고용의 위기

전반적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기에 세계경기전망은
보다 보수적으로 평가

한국의 경기전망도 보
다 낮게 전망
세계경제의 연계성 강조
구매력 회복이 필요 세계경
제 – 구조적 문제
격차해소와 고용률 유지가
관건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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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세계경제와 고용의 위기11

수출비중이 큰 한국은 세계경제의 동향에 매우 민감

코로나 세계경제와 고용의 위기11

년위기 이후 경제위기주기가잦아 지고 있음
위기의규모와 범위가커지는 추세

위기가교역에미치는영향

코로나 세계경제와 고용의 위기11

한국은행 월 기업경기실사지수
에 의하면 제조업·비제조업 모두 전달
대비 업황 실적과 전망이 모두 하락
제조업의 경우 불확실한 경제상황의
비중이 높고 내수부진과 수출부진이
문제
비제조업의 경우 불확실한 경제상황
의 비중이 높고 내수부진과 경쟁심화
자금부족과 인건비요인은 상대적으로
아직 낮은 편

11 코로나 세계경제와 고용의 위기
실업률의 가파른 증가예상
노동시장의 아킬레스 건 취약계층에게 더
충격이 큰 실업
월 종사자 인 이상 사업체의 종사자 수는
만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만
명 감소 년만 에 처음

- 종사자 감소폭의 97%에 육박하는 21만
7000명이 고용상태가 불안정한 비(非) 상
용계층

- 지난 3월상용근로자가 8000명(-0.1%)감소
하는동안임시일용근로자는 12만4000명(-
7.0%), 기타종사자(특고)는 9만3000명(-
7.9%)급감;산업별로는 △숙박음식점(-15.3
만명, -12.0%) △교육서비스(-10.7만명, -
6.7%)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
3.9만명, -11.9%) 순으로, 대면서비스를 하
는 직종이 타격을 입음(주로 식당 종업원,
학원강사,문화산업종사자들)

- 근로조건과 종사상 지위가 양호한 상용직
은 고용위기를 비교적 잘 견뎌내고, 모든
면에서취약한그외계층은실업자로전락
하는전형적인양극화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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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코로나 세계경제와 고용의 위기

법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특고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초 단시간 일일노동 인 미만 영세 사업체 노동자
들은 사회보장의 사각지대에 놓여있고 이들 중 특고 플랫폼 노동자들은 고용보험 의무가입자가 아니어서
고용유지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으며 초 단기근로자들은 고용보험 가입은 의무화되어 있으나 실질적인
수급권 유지가 매우 어려움

출처: 정홍준(2020). 고용노동브리프제97호

11 코로나 세계경제와 고용의 위기

노동연구원 정홍준 박사는 코로나 로
인한 해고 등 고용위기와 일감 축소 등으
로 소득단절에 처한 취약한 노동자의 규
모는 최소 약 만 명으로 추정 종업원
학원강사 문화산업 종사자들

그 중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
는 노동자의 규모는 대략 만 명으로
추정

고용대책에취약한노동자규모

출처: 정홍준(2020). 고용노동브리프제97호

11 코로나 세계경제와 고용의 위기

• 년 대침체 가 대출 에서 비롯
되었다면 직접적 위기요인 현재의 포스트 코로나 위기는 ‘생산의 문제’에서
촉발 자동차 산업의 경우 국제적 수준에서 코로나 발발 이전에 이미
과잉생산 위기였으며 그나마 버티던 중국소비시장이 위축되면서 위기 발생
에 생산축소에들어감

• 코로나발 뉴노멀 금융위기의 가속화 년 금융위기 이
후 각국의 중앙은행이 발행한 마이너스 채권 규모가 현재 조 천억 달러 약
경 천억원 규모 로 추정 코로나 위기 이후 미국의 중앙은행 이 정책금
리를 낮추면서 각국의 중앙은행이 앞다투어 푼 마이너스 금리 채권이 계속
증가하는뉴노멀시대를 전망

• 디플레이션발 디레버리지 위기 빚을 상환하기 위해 소비를 줄
이고 자산을 매각하여 경제수요가 감소하고 불황이 심화되는 현상 – 년
대 이후 자본주의의 만성적 수요부족 현상을 심화시켜 자산가격을 높이고
일시적유동성 공급만으로위기를잠재우기어려움

코로나발위기의특징

11 코로나 세계경제와 고용의 위기

• 코로나 이전의 자본주의 위기 중고가 현재의 위기와 중첩되면서 대전환의 계기로
작용 년 ‘대침제’ 지속 글로벌 이주현상과 노동력의 선별적 수용국 내에서의 갈
등 현상 기후변화와 ‘그린 뉴딜＇의 전환 비용과 인식의 문제 단기적
일자리 중장기적 일자리 생태친화적 삶의 방식 전환 디지털 전환

와 자동화에 대한 환상 두려움 숙련노동 직업훈련에 대한 인식
부족

• 자본주의의 대전환 구호성 ‘ 차 산업혁명’과 ‘그린뉴딜‘로는
중장기적 위기 극복은 어려움 고령화사회에서도 양질의 일자리 생산양식의 변화에
따른 사회보장체계의 재구성 신사회협약 노사관계와 사회경제체제의 전환 으로 ‘지속
가능하고 회복력 있는 사회’(Sustainable 를 만드는 계기가 되어
야 함

포스트코로나 시대 대전환 의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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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코로나 위기대응 고용안정 특별대책과 해외사례 시사점

출처 고용노동부

정부의 코로나 위기대응 고용안정 특별대책과 해외사례 시사점

정부의 코로나 위기대응 고용안정 특별대책과 해외사례 시사점

정부의 코로나 위기대응 고용안정 특별대책과 해외사례 시사점

 차 비상경제회의 에서 기업지원금이 조 노동자 지원금이 조 월 일자리 대책 추가 예정

 차 비상경제회의 에서 긴급고용안정대책 조원을 투입 은 기존의 정책에 취약계층 직접일자리 지원사업

고용유지 협약사업장 인건비 지원사업 등이 추가됨

 한편 조 가량의 예산을 확보하여 만 명의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무급휴직 노동자에게 만원 씩 개월

동안 만원의 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하고 특고노동자와 프리랜서 등에 대한 구직촉진수당 지원을 기존 만 명

에서 만 명으로 확대하기로 함

 이러한 정책은 이전보다 진일보했지만 고용위기가 본격화되고 장기화되는 전망 속에 고용안정의 사각지대에 놓

여 있는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정책으로는 미흡 특수고용자의 규모가 만 명으로 추산되는 것에 비해 지원 대상

자가 여전히 제한적이어서 상당히 많은 특고노동자들이 지원대상에서 누락될 가능성이 높으며 지급기간을 개월

로 한정한 것도 고용위기의 지속성에 대한 전망 비해 부족

 긴급지원 대책도 중요하지만 고용위기가 구조적이고 중장기적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만큼 ‘실업부조도입’,

‘고용보험 가입대상 확’대와 같은 제도적 보완 노력이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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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코로나 위기대응 고용안정 특별대책과 해외사례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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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코로나 위기대응 고용안정 특별대책과 해외사례 시사점
표 각국의 주요 코로나 고용대책

출처: 이병희2020). 고용노동브리프제97호

정부의 코로나 위기대응 고용안정 특별대책과 해외사례 시사점
표 각국의 주요 코로나 고용대책

출처: 이병희2020). 고용노동브리프제97호

사회보장의 성격은 국가별 현쟁 사회보장제도의 특성에 따라 다르지만 경로의존성 위기대책에서 실업자
소득지원과 휴가 상병수당에서 일정하게 차이를 보이는 건 결국 국가별 노사관계의 특성을 반영

코로나 위기대응전략을 단기적이 아닌 중장기적 제도전환의 기회로 활용해야 ‘신사회협약’의 필요성

포스트 코로나의 전망과 정책과제

낙관낙관적 전망
국제질서의성공적 회복

고고립
지역

네트워크화
글로벌

낙관비관적 전망
파행적국제질서

시나리오 고립화된 사회 – 폐쇄성
의 지속 봉쇄 사회적 배제

시나리오 위기의 지속 국가주의의
강화 국제질서의 파행

시나리오 글로벌 불평등 강화 사적
연대 지역화 경향 심화

시나리오 국제질서에서 회복력 있
는 사회의 공존

포스트 코로나의 전망과 정책과제

고령화사회

확고한경향
역동적경향
갈등적경향

시나리오
완전한고립

시나리오
시스템충돌

시나리오
적응

시나리오
새로운집단

디지털
노동

생태주의

성역할구조변화 분권화

이동성

지식문화

안
전

개인화

의
료

연대

세계화

▪ 시대의 도전
상수 개인화 의료 안전
시민적 연대 세계화
도전 고령화사회 인구절
벽 디지털 전환 일자리
양극화 생태전환 삶의
양식과 에너지 전환
사회갈등 젠더 분권화
계층적 이동성 지식권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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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코로나의 전망과 정책과제

인구발전 기술경제적 발전 사회발전

• 사회와 노동자의
고령화

• 사회의 수축
• 후속세대의인구부족
• 직업생활의 연장

• 세계화 지구화
• 디지털화 차산업혁명
• 복합성과 가속화의 동시적
증가

• 비용압박 속에서 품질혁신의
압력

• 원료 및 에너지 공급의 부족 –
에너지 전환

• 지속가능성에 대한
인식

• 다양성
• 페미니즘화
• 개별화
• 가치변화
• 일과 삶의 균형
• 사회 양극화

포스트 코로나의 전망과 정책과제
디지털전환의추동력

개별화
다양성
커뮤니티
학제간 연구
개방적 시스템
일과 삶의 통합

자동제어장치
시뮬레이션
빅데이터분석
바이오 컴퓨터과학
자기주도적알고리즘

디지털 비즈니스 모델
개방된혁신
지속가능한해결방안
글로벌가치창출
공유경제

모든 것의 인터넷화
클라우드
센서
무선과모바일
소셜네트워크

데이터 기반
경제

네트워크 경제

사회경제적
요소

−
−
−

−

−
−
−

−
−

−
−
−
−
−
−

−

−

−

포스트 코로나의 전망과 정책과제

대전환의 시대

“변화보다 안정적인 것은 없다” 

헤라클레이토스

Heraklit, ca. 500 v. Chr.

포스트 코로나의 전망과 정책과제
코로나 이전 고용상황 개선의 정책적 성과

노동시간단축

고용상황 개선

양질의일자리증가

임금분배구조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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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코로나의 전망과 정책과제

▢ 고용보험 가입요건 개선
특수고용직 예술인 가입 의무화 개월이상 보험료 납부 조건
자영업자 가입조건 완화 개업 후 년 이상도 가입 가능
대기업 세이상 만원이하 소득자 직훈지원 지원

▢ 일용직 노동자의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가입요건 개선
기존의 월 일이상 근로일수로부터 월 일 이상 또는 월 근로시간 시간이상인 경우로
가입요건 완화

▢ 개선 과제
전국민 대상 고용보험 가입 대상의 확장보다는 지원 규모와 범위 중요 실업급여 직업훈련
자영업자의 강제가입은 쉽지 않지만 특고 예술인 지식노동자들에 대한 가입은 필수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가입요건 추가 완화 일용직 플랫폼 노동자 일 근로 혹은 시간

대 보험 가입 요건 완화의성과와 개선 과제

포스트 코로나의 전망과 정책과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정책 기조 기존정책
에서 선택과 집중

긴급 정책과제
고용유지
긴급실업지원대책
취약계층 노동자들의 사회
안정망 강화

고용노사관계의 대전환
신사회협약
디지털 전환 그린뉴딜과 미래
형 일자리 창출 생태친화적일
자리
복지국가의 확립

포스트 코로나의 전망과 정책과제 – 긴축정치의 늪에서의 탈출 필요
대비 국가 채무수준은 기준

으로 최우등생으로 기재부의 고리대금
업자형 정책기조를 확장형 투자혁신정
책기조로 전환해야

실업부조와 고용보험의 확대는 경제위
기 상황에서 합리적 투자와 재생산 조
건의 재구성

구조조정이 아닌 기업의 혁신 사업 과
노동력의 혁신 직업훈련과 교육 에 대
한 포괄적 투자 필요 이미 코로나
이전에 차 산업 혁명의 파고 속에서
위기는 발생하였고 포스트 코로나는
이러한 전환을 앞당기는 계기로 작용

포스트 코로나의 전망과 정책과제 고용 기술 산업 환경정책에기
반한 생태친화적 미래 일자리에 대한 투자

차산업혁명을 ‘자동화’로 이해해온 몰이해에서
탈피하여 디지털 기술과 인간이 공존 노사가 공
존하는 미래형 일자리로 전환하는 것이 디지털
뉴딜의 핵심이 되어야

‘저성장의 시대’에 인구절벽 노동력 부족 과 숙
련 생산성 고용창출 공급 과 사회적 수요확보
의 선순환으로 ‘지속가능하고 회복력있는 사회’
로의 전환이 필요

한국의지열별로봇투입에따른일자리대체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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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코로나의 전망과 정책과제

▢ 고용보험 가입요건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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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코로나의 전망과 정책과제 – 위기를 기회로
□ 포스트 코로나라는 ‘대전환’의 시대에 고용과 복지의 혁명적 전환

노사 대타협 필요

뉴딜은 로 대변되는 대규모 투자형 일자리 정책
소위 와그너법 로 불리는 전국노사관계법
도입 노동자의 단결권 교섭권 보장 도입으로 고용과 분배 복지와 성장이라는 포디즘
적 축적제체의 기초 마련
스페인 독감 년 으로인한 경제위기는 전 유럽에서 끊임없는 노사갈등 혁명과 반
혁명의 악순환을 초래하였고 이후 살츠요바덴 협약 년 으로스웨덴은 복지국가의
기초를 확립
위기를 극복하는 방식에 따라 새로운 전환의 계기가 가능
고용유지 및 미래형 일자리 창출과 사회안전망 강화에 대한 대타협

신사회협약의 필요성

사회경제적 체제의 전환은 정부의 기획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노사의 적극적 참여속
에 가능
일자리와 사회안전망을 중심으로 새로운 사회협약을 만들어 내야
양적 일자리보다는 디지털 전환과 그린 뉴딜에 조응하는 미래형 일자리 창출 필요

포스트 코로나의 전망과 정책과제 – 위기를 기회로

신사회협약을위한 사회적대화

정부

사회 보장
시스템

노조

기업
직업훈련 및
교육 시스템

파트너십

파트너십

사회경제적 위기사회경제적 위기

양적 일자리창출은 근원적
해결이 아님
공공부문에서의 사회적 일
자리 창출 공공의료 부분
에서 지속적인 수요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중
장기형 미래형 일자리 수
요 발굴과 교육 및 직업훈
련 투자
‘디지털 전환’에 따른 고용
의 형태 작업방식 근무시
간 직무와 임금연계 사회
안전망 등 와 관련된 사회
적 논의 필요 과거로의 낭
만적 회귀는 불가 흘러간
북유럽 복지국가론의 벤치
마킹 불필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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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홍열 국민경제자문회의 대외경제분과 위원

세션Ⅰ : 경제분야 대응과 과제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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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 Lockdown 이후 국제협력 메커니즘 방향

한홍열 국민경제자문회의 대외경제분과 위원

1. Pandemic과 Global Lockdown 그리고 Hysteresis

- 세계는 Covid 19 Pandemic을 Global Lockdown으로 대응. 인류사회는 경제위기
를 포함한 여하한 재난에도 현재와 같은 Global Lockdown을 경험한 바 없음. 

 o 대공황 시절과 비교하는 이유는 경제위기의 규모 그 자체도 비교대상이지만 ‘보호
무역의 충돌’이라는 형태로 국제무역과 투자활동에 있어서 일종의 Lockdown이 
발생하였기 때문임. (1930년 미국의 Smoot-Hawley Act로 이 법의 영향을 받은 
수입제품의 평균관세율은 59.1%였고 그 결과 4년 후 이 법이 철회되기까지 전세
계 무역은 2/3 감소하였음). 

 o 현 상황을 하나의 자연재해로 간주하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또는 대공황과 
달리 V자 또는 U자 회복을 전망하는 것은 낙관적 기대의 한 극단일 수도 있음. 
글로벌 금융위기 상황은 정부가 막대한 재정지출과 양적완화를 통하여 주로 수요 
측면의 충격을 흡수하였음. 

- 현재는 Lockdown으로 인한 전세계적 규모의 공급사슬이 붕괴될 위기가 추가되었
다는 사실이 중요함. 수요와 공급 측면 모두에서 양적 질적 변화를 예상할 필요가 
있음.  실제 각종 지표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훨씬 빠른 시간에 넘어서는 
부정적 효과로 이어지고 있음. 

자료) WTO 
자료) IHS Markit, 
      https://ihsmarkit.com/research-analysis/week-ahead-economic-preview-week
-of-27-april-2020-.html?utm_source=feedburner&utm_medium=feed&utm_campaign=Feed%3A+
MarkitPMIsAndEconomicData+%28IHS+Markit+PMIs+and+Economic+Data%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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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OECD의 TiVA Database에 의하면 한국의 전자제품 수출에 포함된 외국의 부가
가치 비율은 약 30%에 달하며 여타 개발도상국은 50%를 상회함. Global 
Lockdown은 쓰나미와 같은 자연재해가 전세계에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것과 
거의 동일한 효과임. 세계화와 함께 확산된 Global Value Chain의 목표가 
efficiency에 있었다면 차후에는 risk management로 전환될 것임. 지난 몇 년에 
걸쳐 진행된 미-중 무역갈등으로 이러한 경향이 이미 발생되었으며 Global 
Lockdown은 그 추세를 본격화하는 전환점이 될 수도 있음.

 o 예를 들어, 현재 가장 큰 영향을 받고 있는 Logistics Service의 경우, 현재 중단
된 생산과 무역은 제조업과 달리 재고로 축적이 불가능하므로 영원히 망실된 것
임. 또한 대부분의 서비스가 제조업과 연계되어 있다는 점에서 현재의 충격이 
Global Supply Chain에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임.

- 큰 규모의 충격은 이른바 이력현상(Hysteresis)을 발생시킴.

 o 대규모 충격에 대한 비대칭적 반응은 사회구성원의 합리적 대응의 결과임. 따라서 
원상회복을 위해서는 기존의 충격을 압도하는 대책이 필요함. 

 o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과거 금융위기를 훨씬 뛰어넘는 규모와 종류의 대책을 추진
하는 배경에는 이러한 상황에 대한 암묵적 이해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 한국
의 대응 역시 규모나 범위에 있어서 완전히 새로운 접근이 필요함(중소기업 보호, 
고용보호, 재정 및 금융지원 규모, 생산기반 보호 및 공급사슬의 재구성, 산업단지 
등 국내 생산기반의 재조정 등)

2. Global Lockdown 이후 국제협력 메커니즘의 방향

- 2차 세계대전 이후, 인류는 지속적인 국제적 협력메커니즘을 만들어내고 발전시킴
으로서 비교적 장기간 안정과 발전을 뒷받침하였음. 

 o 그러한 노력은 UN 및 다양한 국제기구, 브레튼우즈 체제, 유럽통합, OECD, 그리
고 최근의 WTO 및 지역간 경제통합 움직임을 모두 망라하는 것임. 그렇지만 이 
모든 제도적 인프라가 20세기 후반의 세계화 추세를 뒷받침하는데 머무름으로써 
오히려 그 권위와 역할은 약화되었음. 인류가 지금과 같은 Pan Lockdown을 반
복적으로 견디는 것은 불가능하며 따라서 국제사회는 Pandemic의 예방 뿐만 아
니라 효율적 대응방식과 공조를 위한 협력모형 구축에 나서야 할 것임. 

- 한국의 경험은 향후 국제협력에 있어서 중요한 자산이며 그 경험의 핵심은 한국의 
대응방식이 “효과적 바이러스 통제‘와 ’합리적 수준의 사회적 통제‘라는 상반된 목
표의 양립가능성을 확인한데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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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따라서 향후 국제협력의 과제는 1) Pandemic 통제와 사회적 통제간의 균형을 위
한 모형의 개발, 2) 이를 뒷받침하는 제도적 인프라의 구축, 3) 이행에 필요한 정
책수단 및 자원의 확보로 집약될 것임.

- 제안: WHO-WTO 공통 영역의 발굴 및 협력 메커니즘 모색

 

WHO

l universal health coverage
l protect people from health 

emergencies: 
 - prepare for emergencies by 
identifying, mitigating and managing 
risks
 - prevent emergencies and support 
development of tools necessary during 
outbreaks
 -detect and respond to acute health 
emergencies
 -support delivery of essential health 
services in fragile settings.
l provide people with better health 

and well-being.

WTO
Promote Trade through
l Non-Discrimination
l More Open
l Predictable and transparent
l More Competitive
l More beneficial for less 

developed countries
l Protect the environment 

(including public health)

협력 분야와 메커니즘
l 분야
 개도국 지원, outbreak 대응수단 개발, emergency 대응, health 
service delivery
l 협력 메커니즘: WHO-WTO 공동 Council 설치
 - 보건 관련 Export Restriction 제한 관련 협약 제정 및 관리
 - 보건 관련 Public Procurement 협정 제정 및 다자화
 - Logistics Service 부문 Lockdown을 제한하는 협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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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재민 한국노동연구원 동향분석실장

세션Ⅰ : 경제분야 대응과 과제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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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이후의 고용충격 완화 방안

○ 대체로 동의가 되는 발표여서 특별히 발표문을 중심으로 토론하기보다 몇 가지 강조하고 싶은 
부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음. 

○ 코로나로 인한 경제, 노동시장에 대한 부정적 영향은 본질적으로 코로나 퇴치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경제활동이 축소되었기 때문에 발생한 것

  - 얼마나 짧은 기간 동안, 얼마나 회복탄력성을 유지하면서 이 위축기를 잘 버티냐에 따라 크
게 다른 시나리오 가능한 상황 

  - 조기에 치료제나 백신이 개발되지 않는 한 V자 회복은 어렵고, 내년 초까지는 어려울 것으
로 보고 현재를 견디는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합리적일 수 있음.

○ 코로나가 가져올 충격은 코로나 퇴치를 위한 과정에서 발생한 경제 위축의 고용충격, 노동시
장 충격이 주로 취약층에 집중될 경우 나타날 불평등 충격, 코로나로 인해 기존 시스템의 문
제가 드러난 부분이 있는데 이런 문제 인식이 얼마나 심대하게 기존 경제 트렌드에 영향을 
미치느냐에 따라 향후 중장기 일자리 변동에 영향을 미칠 것. 

○ 이 중 첫 번째와 두 번째 충격에 대해 우리나라는 기존 제도의 확대와 새로운 일시금 프로그
램 창안 등을 통해 대응

  - 고용유지 지원 수준을 높이고, 기존 사회안전망이 없었던 집단에 일시적 프로그램을 추가하
는 대책에 주력한 점 바람직

  - 그러나, 이번 어려움이 코로나 퇴치 과정의 결과라 기업이나 근로자 책임이 아닌 점을 고려
하면, 지원 수준에서 실효성이 부족해 보이는 측면 있음.

  - 이를테면, 자영업자, 특고 등 기존 사회안전망 또는 고용유지제도가 없었던 집단은 2-3개월 
50만원 지급하여 현재 실질적으로 필요한 1차적 사회안전망 수준에 크게 못 미치는 한계

    ## 실업급여나 고용유지지원금에 준하는 금액을 지원해야지 평소 저소득 실직자를 위한 실
업부조 수준의 지원금 설계로는 역부족 

  - 고용유지지원금도 상한 66천원 또는 7만원에 90% 지원. 물론 이 지원율도 상향조정한 것이
긴 하지만, 이번 상황이 다른 경제충격과는 다른 성격을 고려하면 상한을 중위 임금 수준을 
향해 좀 더 높이고 지원율도 더 과감하게 할 필요  

    ## 통상의 상황과 달라 도덕적 해이 염려에 근거한 제도운영은 바람직하지 않음. 지금은 부
실기업이 문제가 되는 통상의 경제충격과는 달리 코로나로 인한 기존 경제관계의 붕괴를 
어떻게 최소화할 것인가에 중점을 둔 제도설계여야 함. 

  - 취업자 축소로 미취업자 증가하고 있지만, 위축된 노동시장 상황으로 실업자보다는 비경제활
동인구로 편입된 관계로 실업률은 대폭 증가하지 않고 있는 상황. 다른 나라는 기존 실업급
여 연장부터 대책으로 내놓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취업처 감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정책을 
내놓지 않아 기존 실업급여 현재 만료자, 만료예정자는 어려움. (특별연장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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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하여 기존 제도 보완 차원에서 전국민 고용보험, 실업부조 입법화 등 논의가 불붙고 있지
만, 내실 있는 제도화를 위해서는 충실한 논의 필요

  - 일례로, 흔히 초단시간을 사회안전망 사각지대로 소개하지만, 일주일에 반나절이나 하루 정
도 일하는 것을 중단하는 것까지 모두 실업으로 간주해 사회안전망 안으로 끌어들이는 것이 
적절한지 제대로 논의할 필요 있음.

  - 우리나라는 자영업자도 고용보험에 임의가입할 수 있게 유연한 제도운영을 하고 있으나, 실
제 가입 미미. 기존 제도는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설계인 측면, 임금근로자의 연장
선에서 자영업자에게 급여를 제공하는 측면이 있어 자영업자들에게 필요성이 떨어지는 측면 
있음. 현재 자영업자는 실업급여만 지급받을 수 있는데, 자영업자에게 걸맞는 방식으로 모성
보호제도를 설계하여 제공한다든지(진짜 영세 자영업자에게 휴직은 곧 폐업이나 다름없을 수 
있음), 자영업자 본인에게 걸맞는 고용유지지원금 또는 부분실업(휴업)급여를 설계한다든지 
등의 방식으로 자영업자 고유의 위험을 보호할 수 있음.    

  - 또한, 당연 가입 대상이지만 가입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취약 임금근로 계층 내 상당수 있
는 것이 현실이어서 전국민 고용보험이 된다고 상황이 달라질 것이라 무조건 간주할 수도 
없음.

  - 이상과 같이 내실 있는 제도개혁을 하려면 누구를 어떻게 가입대상으로 해서 보호할 것인가
부터 사회보험 적용, 징수, 급여 제도 전반을 손보는 것이 불가피한 상황이므로, 충실한 논의 
해나가는 계기로 작용하여야 겠음.

  - 실업부조는 저소득 실직자나 실업급여 종료자등을 대상으로 외국에서는 실행되며, 보통 저소
득 상태를 탈피할 때까지 지급. 외국은 반드시 완전 실업자에게만 지급하는 것도 아님. 저소
득 실업자를 겨냥할 경우 주거급여 지원, 부양가족수에 따른 추가금원 지급 등 추가 혜택 있
는 사례들도 있음. 우리나라 실업부조는 사실상 취성패 기간 내내 50만원을 부가하는 형태
에 불과한 측면을 갖고 있어, 이 실업부조가 목표하는 바가 무엇이냐에 따라 지급액과 기간 
상향 등 고려할 필요 있음.       

○ 발표된 대책들은 일자리 대책도 포함. 
  - 발표된 일자리 대책은 대부분 임시적 일자리 제공을 목표로 하고 있음. 
  - 임시적 일자리 제공에 충분히 설득력 있으나, 청년과 관련해서는 코로나로 인해 경제활동이 

위축되면서 취업시장이 얼어붙은 상황을 타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대책이 되어야 한다는 
점 고려할 필요. 

  - 이런 측면에서 2분기 글로벌 경제 저점 후 3분기 반등 국면에서 최대한 정규직 취업되도록 
청년대책을 추가할 필요 있다고 생각됨. 대체채용도 위축된 상황에서 추가고용장려금(코로나 
이전인 전년 대비 증가인원 지원) 같은 기존 대책에만 의존하는 것은 실기 가능성 있음. 특
히 연말 재유행 가능성을 고려한다면 더더욱 3분기 강하고 대대적인 채용 보조 필요할 것. 
대기업도 보조할 수 있다고 생각함. 

○ 세 번째와 관련해 국제금융위기 이후를 참고할 필요
  - 국제금융위기 이후에는 각종 불평등 지표 완화 또는 급등세 주춤
  - 특히 노동시장 소득의 불평등 완화가 중요한 역할 
  - 제조업 고용증가(스마트폰, 자동차, 반도체 등 경쟁력 향상과 기계 등 중간재 중국으로 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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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대)+사회복지 지출 증대(고령화, 노인장기요양보험, 무상보육)+최저임금 인상(시민사회 강
한 움직임에 따른)+금융위기 이후 몇 년간 금융 등 고임금 부문 고용성장 둔화도 부분적 역
할  

  - 이와 같이 저임금보다 높은 일자리에서 발생한 일자리 기회에 25-54세가 흡수되고, 대신 
55세 이상 고령층이 이들이 빠져나간 저임금 부문에서 일자리 기회를 발견하는 일종의 선순
환 발생한 것처럼 보여.  

  - 그러나, GVC에 변화가 발생할 조짐 충분. 수출수요를 대체하는 내수시장이 큰 국가, 지역에
서 현지생산하라는 요구, 이에 따른 현지생산 물량 확대 등. 제조업 고용에 부정적일 가능성. 
(금융위기 이래 증가세가 주춤했던 해외투자가 2018년부터 급등하고 있음) 

  - 디지털, 비대면 강조 추세 속에 4차 산업 혁명 관련 변화 가속될 수도. 이 역시 일부 기존 
일자리 쇠퇴 낳아 불평등 강화시킬 수도. 

  - 그럼 어떻게 불평등 강화 조짐에 대응할 것인가 대책 필요: 일자리의 상대적 양도 중요. 고
임금 일자리에서 노동공급 초과는 고임금 일자리의 임금 증가폭 낮춰 불평등을 개선하지만, 
저임금 일자리 노동공급 초과는 임금에 하향화 압력 야기해 불평등을 증가시키기 때문. 중간 
일자리 노동수요 부족은 중간 일자리에서 일했을 사람들을 저임금 일자리로 내몰리게 만들
어 저임금 일자리 노동공급 초과 유발 

  - 오늘 발표된 산업 정책적 내용들이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 시사점이 풍부해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함. 

  - 조금 더 추가하자면, 우리나라가 선진국 진입과정을 경험하면서 다방면에서 이미지가 
좋아지고 있었고, 이번 코로나 방역도 그런 계기가 될 것. made in Korea에 대한 신뢰
상승이  고부가 소비재 산업 발전에도 새로운 계기가 될 수 있으니 관련 투자 촉진에
도 관심을.

  - 과거 10년간 일자리 변동을 보면 보건 복지 서비스가 가장 많은 일자리를 창출했고, 향후 
일자리 창출 전망도 가장 밝은 부문. 감염병 예방, 진료 등을 포함 늘어난 건강에 대한 관심
이 산업증진과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보건 복지 서비스 부문 수요 충족을 위해 
재정을 걱정하기보다 규제 혁신 재정투입 등 제 역할을 하는 것이 더 많은 일자리, 더 적은 
양극화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만들어낼 것. 

  - 코로나 이후에도 현재 타격을 가장 많이 받은 대면 접촉 서비스가 과거처럼 발전할 수 있을
지 미지수. 코로나 직전까지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여가 활용 늘어나면서 예술 여가 스포츠 
서비스 부문 고용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었고, 음식, 음료업도 여성 경제활동 강화, 선호 변
화 등에 힘입어 꾸준히 고용이 증가하는 트렌드 있었음. 최저임금 수준의 일자리를 많이 고
용하는 업종 특성 상 향후 상당기간 저임금 부문 노동수요 부족 초래 가능성. 적절한 최저임
금과 더불어 두루누리 사업과 같은 저임금 부문 노동비용 감소정책을 당분간 과거보다 확장
적으로 지속 운영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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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훈 대구대학교 교수

세션Ⅰ : 경제분야 대응과 과제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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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이후 경제분야 정책과제

김재훈 대구대학교 교수

1. 현재 상황
금융시장 안정, 외환시장 안정, 소상공인 매출 조금씩 회복, 경제성장률 –1.2%로 선
진국 중 가장 양호한 전망치를 보이고 있음. 그러나 수출의존도가 높은 산업구조 때
문에 다른 나라들의 경제 회복에 연동될 수밖에 없는 구조도 고려해야 함. 

2. 단기 대책

단기 대책도 중장기적 전략을 고려해서 진행할 필요. 4월 22일 정부가 발표한 고용 
및 기업 안정정책도 그런 맥락에서 수립된 단기 대책이라 볼 수 있다. 
정부 대책을 총액 기준으로 보면 민생 금융 및 산업 안정 패키지 135조원+a로서 대
략 GDP의 7% 수준. 다른 나라의 코로나19 경기부양책과 비교하면 독일의 5%보다는 
많고, 미국 11%, 일본의 20%에 비하면 훨씬 적은 수준. 액수로 판단할 것은 아니지
만 아직 필요한 경우 더 지출할 여지는 있는 셈이다. 
국가재정 사용 과정의 투명성 문제. 2008년 금융위기 시 미국의 재정 지출의 경우 의
회가 주도해서 「비상경제안정화법(‘EESA 2008)」「경기부양법(ARRA2009)」
등의 법률 제정을 통해 시행했고, 그 권한을 위임받은 행정부의 재무부는 회계국, 예
산국, 그리고 의회 예산위원회, 재무부 금융안정국의 보고서에 대한 시민보고서 등이 
발행되었다. 이들을 통해 예산의 사용 내역을 일별, 분기별, 연도별 지출액과 회수 현
황을 재무부 홈페이지에 공개해서 투명하게 진행한 선례가 있다.1) 

3. 중장기 대책: 내수경제 비중

위기에서도 중요한 것은 역시 기본을 튼튼히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결국 중장기적 
대책을 논할 때 두 가지 방향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한편으로는 과도한 수출의존
도를 낮추는, 즉 내수경제의 비중을 높이는 방향과 수출의존도가 높은 만큼 쌓아온 
대외경쟁력과 해외시장을 유지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내수경제의 비중을 높이는 방안으로 중소기업을 고려하는 것은 과거 개발연대의 수출
주도경제에 대한 대안적 접근일 것이다. 현재 한국경제는 수출은 대기업이 맡고, 내수
는 중소기업이 맡는 역할분담이 의미가 없어졌다. 중소기업도 수출을 통해 승자독식
이든 롱테일이든 수요를 확보하고 기술경쟁력을 높여가야 하고, 그렇게 하는 기업들
이 성장세가 높은 현실이다. 결국 국내 구매력을 높이는 방안밖에 없다고 생각하며, 

1) 김재훈, 「구조조정에 관한 국내외 사례연구」, 국회 예산정책처,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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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서는 노동소득분배율을 높이고, 사회보장제도를 강화해서 2차 소득분배를 
강화하는 것이다. 결국 우리 사회에 대해 ‘헬조선’이란 평가가 만연한 가운데 현 정부 
들어서 추진했던 포용 성장, 동반 성장, 그리고 소재 부품 장비 산업의 강화 등이 차
질 없이 진행되어야 하는 것이다. 

특히 임금구조가 문제. 최근 기본소득제 논쟁이 진행되어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에 국
민적 관심이 모여졌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도 있고, 전 국민이 함께 겪은 재난샹
황이라 불가피한 측면도 있었다. 그러나 우리 경제에서는 고질적인 임금격차의 문제
가 있는 등 구조적, 제도적으로 바로잡아야 하는 문제가 있다. 장기적으로 소위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일자리문제를 고려하더라도 이에 관해서도 구조적 문제인 임금격차  
축소 대책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난번 최저임금 인상이 역시 중요한데, 우리 사회에서는 임금구조를 
그대로 둔 상태에서의 최저임금 인상은 그야말로 최저임금 인상이 아니고 그에 연동
되어 전반적 임금 상승의 결과를 낳아서 전반적으로, 특히 중소기업과 자영업에 압박
을 준 점을 외면할 수 없다. 즉 대-중소기업 간 관계가 개선되어 중소기업의 지불능
력 향상도 선행되어야 하고, 또 직무직능급 등 임금구조 개편과 임금격차 축소를 위
한 대책이 선행해야 한다. 4차 산업혁명으로 플랫폼노동이 확산해서 노동의 불안정 
고용이 일반화되는 상황을 생각하더라도 정규직 비정규직의 구별이 의미가 없어지기 
위해서도 임금구조 개편은 미룰 수 없는 사회적 과제이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이 AI 
등을 통한 생산성 상승이라 본다면 역시 전반적인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
기가 선행되어야 한다. 재정을 사용하면 이런 부분에 (한시적으로) 사용되어 ‘마중물 
역할’이라는 재정의 기능이 전략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헬조선”이라 불리고 자살율 세계 1위였던 사회를 사람이 먼저인 사회로 전환하기 위
해 제출된 많은 법률 개정안들이 20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다. 그리고 거기에도 
제대로 담기지 못한 숙제들도 많다. 대표적으로 EU와 FTA를 체결하면서 유예되었던 
노동관계법 개정이 대표적이다. 이번 코로나 사태에도 잘 대처할 수 있었고 그 과정
에 고생한 의료인력의 헌신을 온 국민이 감사하는 캠페인을 하고 있지만, 요란스러운 
캠페인 뒤에 의료 노동자의 처우 개선에 관한 구조적 대책은 전혀 논의되지 않고 있
다. 현장의 가혹한 노동조건과 처우 때문에 간호 관련 대학 졸업생들이 불과 몇 년만 
근무하고는 퇴직함으로써 그래서 소위 ‘태움’의 일상화와 현장 간호인력 부족의 악순
환이 계속되는 상황에 개선이 필요하다. 또 유급병가 및 상병수당을 제도화하는 문제
도 있다.2) 일자리를 위한 또 다른 경제영역으로서 사회적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

2)  "대부분의 나라는 사업주가 제공하는 유급병가와 사회보험에서 지원하는 상병수당으로 감염병 위기
에 대응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병가가 법으로 보장되어 있지 않고 사회보험에서 지원하는 상병수당이 
부재하여, 관련 지출이 OECD 회원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다. 유급병가 및 상병수당을 제도화하는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이병희, "코로나19 대응 고용정책", 한국노동연구원, 2020. 
4.14.



- 125 -

회적경제기본법 제정 등 21대 국회에서 해야 할 일이 너무도 많다. 

재난에 대한 태세를 보더라도 우리나라가 과연 향후에도 여타 안전분야에서 세계 최
고 선진국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없다. 성수대교, 삼풍백화점, 대구지하철 사고 등의 
사고들, 인재들이 아직 우리의 기억에 남아있을 뿐만 아니라, 또 바로 며칠 전 이천
에서 또 산재 성격의 화재로 많은 귀중한 인명이 사망했다. 법제처의 사이트에서 ‘안
전’ 글자가 들어가는 법령들을 검색하면 233건의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들이 나온다. 
그 중 일부만 보아도 21개 법률들을 열거할 수 있다. 우리는 현재 생활 및 생산 현장
에서 이들 법령들을 제대로 지키고 있다고 자신할 수 있어야 한다. 바로 얼마 전에도 
소재 부품 장비 산업 육성을 위해서, 또 지금도 코로나19로부터 경제 회복을 위해 산
업안전 관련 규제를 완화하기를 요구하는 목소리들이 경제단체들에서 제기되었다. 우
리는 오늘날 ‘위험사회’의 여러 가능성 가운데 겨우 한 가지 분야에서 최상의 평가를 
받고 있을 뿐이다. 

4. 중장기 대책: 세계경제 전망과 우리의 역할

코로나 이후 성곽경제가 도래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이 나오고 있다. 위기에 처했을 
때 인간의 대응방식에 확증편향의 경향이 있다는, 그래서 기존 행동방식을 더 강화하
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최근 세계경제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미국과 브렉시트를 
진행한 영국 등 세계 주요국에서 자국우선주의 경향이 노골화해 왔다. 그 결정적인 
표현이 미중무역전쟁이다. 소위 워싱턴 컨센서스를 통해 글로벌화를 선도했던 미국의 
영향력을 고려할 때 이 현상과 추세는 부인할 수 없고, 중국 (베트남) 등 후발 신흥시
장에서도 정책적으로 혹은 소비자의 제품 구매 성향에서 자국우선주의가 두드러지고 
있음은 부인할 수 없다. 이 경우 총생산의 수출의존도가 극단적으로 높은 한국경제로
서는 당혹스런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일반적인 경향으로 상황을 단편적으로 규정해버릴 수는 없다. 미래는 예측하
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나가는 것이다. 주의주의적으로 만용을 부려서는 안 되지만 상
황에 의해 규정되기만 하는 피동적 존재도 아니다. 가능한대로 사회 작동과 변화 방
향에 대한 과학적 파악 위에 적극적, 주체적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다.
기술적으로 최신 기술을 담은 상품,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의 정보는 글로벌하게 유통
됨으로써 세계 각국에서 혁신적 상품 서비스에 대한 수요, 요구는 억제할 수 없고 반
면 국내 생산기술은 못 미치는 경우가 사라질 수 없을 것이다. (혁신확산이론으로 볼 
때 각 국 내에 혁신적 제품에 대한 13.5%의 얼리어답터, 각 34%의 초기수용자와 후
기수용자가 존재하는 것) 따라서 상품 수입, 인력 이동은 위축될 수 없을 것이다. 중
국에 대한 미국의 견제와 미국 기업의 회귀(리쇼어링), 세계 공장으로서의 중국의 역
할, 중국 등 특정 국가를 세계적 생산기지로 하는 글로벌 공급망은 해체될 것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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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곽경제’로의 회귀는 불가능할 것이다. 글로벌 공급망의 여분(redundacy)를 유지해
야 하는 약간의 비효율을 글로벌공급체계를 갖고 있는 초국적기업들은 감수해야 하는 
수준이 될 것이다. 
미국의 과거 국무장관 키신저는 이날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 기고문을 통해 "코로
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이 끝나더라도, 세계는 그 이전과는 전혀 같지 않을 것"이
라며 "미국은 바이러스로부터 미국인을 보호하면서 새로운 시대를 계획하는 시급한 
작업에 들어가야 한다"고 하면서도 "글로벌 무역과 자유로운 이동을 기반으로 번영하
는 시대에서, 시대착오적인 '성곽 시대' 사고가 되살아날 수 있다"면서 "전 세계 민주 
세계는 계몽주의 가치들을 유지하고 수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로 앞부분을 국내 
언론에서 인용하고 있는데, 이 뒷부분에 대한 미국사회의 의지가 어떻게 진행될지도 
지켜봐야 한다. 
일단 현재로서는 국제사회에서 인류의 공동선을 주창하고 선도하는 나라가 없어진 상
황이다. 국제사회에서 공동선을 주창하기 위해서는 이상만 주장한다고 해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 그렇게 해서 성공했음을, 더 좋으면서도 더 우월한 
시스템임을 입증해야 인정을 받고 선도할 수 있다.3) 그런 점에서 팬데믹을 훌륭하게, 
인권을 보호하는 가운데, 자체 방역과 바이오기술 역량을 기반으로 극복한 한국으로
서는 인구와 국토면적, 경제총규모 면에서 강대국이 되지는 못하지만 문화강국을 넘
어, 이제 인간 생명을 지켜주는 방역 의료강국으로서 연대와 협력을 통한 공동의 생
존과 번영에 관한 인류의 공동목표를 주창하고 선도해야 한다. 이런 노력이 세계적 
기술력을 가진 제조업 국가로서의 대한민국과 상승효과 낳도록 해야 한다. 

또다른(next)노멀시대에 국제적 공동선의 콘텐츠는 위험사회에서의 성찰적 산업화에 
관한 울리히 벡의 문제 제기를 참고할 수 있다. 그가 제기한 위험사회의 원인은 생태
적 위험과 고도기술의 위험에서 찾는다. 고도기술의 발전의 혜택을 받고 있는 현대 
문명이 그 혜택과 함께 기후 환경의 위기, 핵과 방사능의 위기를 겪고 있는데, 여기
에 지구적 감염병의 위기가 더해진 것이다. 다만 그의 문제 제기는 비주류의 외침으
로 그쳤다. 이제 사회의,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주류적 작동원리로 위치하도록 해야하
는 시기가 우리에게 와 있다고 볼 수 있다.
그가 강조했던 성찰적 산업사회에서의 전문가 집단의 헌신과 자기 비판의식은 우리 
의료진들, 그리고 우리 사회 각계각층의 모든 곳에서도 찾을 수 있다. 그리고 시스템
적으로는 민간과 공공, 시장과 정부개입이 적절하게 결합해서 최선의 성과를 이루었
다 할 수 있다, 그 결과는 신뢰, 투명성, 시스템으로 요약된다. 이렇게 사회 전반에 
시장과 정부, 민간과 공공의 적절한 역할 경계의 중요성에 관해 이번 사태를 계기로 
이미 한국은 세계에 그 필요성을 보여준 셈이 되었다. (물론 우리 의료체계부터 건강
보험제도와 달리 의료공급 면에서 5.8%로 현저히 낮은 공공의료체계를 개선해야 한
다.) 

3) Stacey Abrams, American Leadership Begins at Home, Foreign Affairs, 202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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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감염병과 관련해서 위험사회에 대한 세계 공동선을 선도하는 구체적 방안으로서 
재난상품과 시스템에 관한 국제적 표준을 선도하고, 국제기구(다양할 것인데 가령 UN 
산하에 안전보장이사회에 버금가는 혹은 각 지역별 기구) 재난 대응을 위한 강력한 
특별기구를 신설하도록 주도해야 하겠다. 기존에 2003년 SARS 발생 때 WHO가 전
염에 대응 위한 전 지구적 틀 개정, 업그레이드했고, 세계은행이 2016년 국경 간 건
강위기 직면한 저소득국 지원 위해 비상 유행병 금융기구 설립한 바 있는데, 그것을 
더욱 진전시키는 것이다. 
나아가 모든 산업화한 사회의 국가, 기업, 개인이 피해자이면서 동시에 수혜자로서 책
임감을 갖도록 해야 한다. 고전적 산업사회에서는 모두가 피해자임을 강조했다. 그러
면서 권리를 주장했을 뿐이다. 기계의 피해자(K.폴라니), 계급지배의 피해자(마르크스
주의), 다수에 의한 소수의 피해자(포스트모더니즘)임을 주장했다. 피해자의 권리 주장
이 받아들여져서 사회적 권리의 획득하고 확대할 수 있었다. 그 결과 산업사회는 위
험사회를 이루어 지구 생태를 압살 파괴하고, 고도기술의 지뢰를 모두의 발밑에 두게 
되었는데 이번에 또 점점 일상화하고 전 지구화하는 감염병의 만연을 겪게 된 것이
다. ‘책임사회’에서 국가 내부에 신뢰와 성과가 동시에 쌓일 수 있고, ‘책임국가’만이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음을 이번에 보여준 만큼 알려야 한다.4) (개인, 기업, 국가
가 각각 책임을 어떤 방식으로 사회에 구체적으로 구조화할 것인지는 별도 논의가 필
요하다)  

4) 울리히 벡이 강조했던 고도기술의 위험, 그에 대한 과학기술자들의 전문가 집단으로서의 비판의식은 
대체로 2011년 이후 유럽과 미국에서 ‘책임 있는 혁신(responsible innovation)’ 개념으로 발전해 
있다. 이에 관해 국내에서는 개인적 양심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의식을 갖도록 과학기술인을 양성하는 
문제로 한정해서 개인에게 귀착시키는 방향이었다(예컨대 송성수, 「과학기술자의 사회적 책임과 윤
리」,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01; 손화철, 「과학기술인의 사회적 책임」, 『물리학과 첨단기술』, 2008.4
월). 거버넌스를 포함한 사회제도적 접근은 없었다. 현 정부의 국정과제에 ‘자율과 책임의 과학기술 
혁신 생태계 조성’이 있으나 책임에 관해서는 내용은 없다. 

     책임 있는 혁신이 필요한 이유로 다음의 점들이 거론된다(Rene von Schomberg).  
   i)과학, 기술 및 혁신의 성과를 위한 거버넌스 메커니즘의 필요성, ii)사회적으로 바람직한 혁신을 실

현하기 위해 시장 실패 해결, iii)폭넓은 공유 가치를 가진 기술 및 혁신 정책에 맞춘 과학. iv)기술 
잠재력에서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목표로 초점을 이동, v)향상된 소통능력, 효율성 및 사회적 도전에 
대한 반응성 향상을 통해 과학을 개선하기 위해 열린 장학금으로 전환, vi)예측, 기술 평가 및 규범적
(참여) 설계의 조합으로 정책 결정과정에 예측 거버넌스 구조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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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 1.

3

코로나19 사태의 확산과 대응

코로나19의 전 세계적인 확산

4

국가 누적 확진자 수 사망자 수 회복자 수 현재 확진자 수 심각단계
100만명 당
확진자 수

100만명 당
사망자 수

검사 수
100만명 당
검사 수

전세계 3,084,740 212,516 934,403 1,937,821 56,371 396 27.3
미국 1,010,507 56,803 139,162 814,542 14,186 3,053 172 5,696,928 17,211
스페인 232,128 23,822 123,903 84,403 7,764 4,965 510 1,345,560 28,779
이탈리아 199,414 26,977 66,624 105,813 1,956 3,298 446 1,789,662 29,600
프랑스 165,842 23,293 45,513 97,036 4,608 2,541 357 463,662 7,103
독일 158,768 6,136 117,400 35,232 2,409 1,895 73 2,072,669 24,738
영국 157,149 21,092 N/A 135,713 1,559 2,315 311 719,910 10,605
터키 112,261 2,900 33,791 75,570 1,736 1,331 34 918,885 10,895
러시아 93,558 867 8,456 84,235 2,300 641 6 3,139,258 21,511
이란 92,584 5,877 72,439 14,268 2,983 1,102 70 442,590 5,269
중국 82,836 4,633 77,555 648 50 58 3
브라질 67,446 4,603 31,142 31,701 8,318 317 22 339,552 1,597
캐나다 48,500 2,707 18,268 27,525 557 1,285 72 733,705 19,440
벨기에 47,334 7,331 10,943 29,060 876 4,084 633 220,204 19,000

아시아, 유럽, 북미, 개발도상국 등 1~2개월의 시차를 두고 200여개 국으로 확산

자료: https://www.worldometers.info/coronavirus 2020년 4월 28일까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초기대응

▪ 많은 국가들이입국제한, 검역강화, 국경통제조치를 단행

▪ 중국은 우한 지역에 대한 봉쇄조치 단행
▪ 외국인에 대한 입국금지(66개국, 3.19일 기준)
▪ 미국은 30일간 유럽발 입국금지 조치 실시(3.13)
▪ 다수의 유럽 국가들은 솅겐협정에 의거한 역내 자유이동을 통제하기 시작

▪ 한국은 90여개국 대상 비자협정 및 모든 무사증입국 정지

▪ 항공운행의 전세계적인 극감현상 발생

5자료: https://www.flightradar24.com/data/statistics

항공기 운항 수의 변화 유럽발 중국행 항공운항 수

자료: https://www.flightradar24.com 데이터 클릭

6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전 세계 여행제한 조치 현황 (2020. 3. 24 발표자료, IATA)

https://www.iata.org/en/iata-repository/publications/economic-reports/third-impact-assess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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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U 회원국의 국경통제 현황

https://ec.europa.eu/info/live-work-travel-eu/health/coronavirus-response/travel-and-transportation-during-coronavirus-pandemic_en

Ch. 2.

8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변화

코로나19 사태의 확산과 경제적 충격

▪ 각국의 이동제한, 사회적 거리두기 등에 따른수요감소와고용충격은 실물경제 전
반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 (수요충격)
▪ 중국, 유럽, 미국 등거대경제권에서확산되었다는 점에서 국지적인 통제가

불가능
▪ 서비스업 비중이 높은 미국, 유럽 등 선진국의 경우 경제활동이 더욱 위축

▪ 서비스업 부진은 ‘고용상황 악화 → 가계소득 감소 → 소비부진의 악순환으
로 이어질 가능성

9데이터 클릭

세계 경제에서 주요국의 위상

자료: IMF, UN, World Bank; 한국은행(2020), 코로나 19 확산이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 자료: HIS Markit, CIPS, Jibun Bank, Caixin.

주요국의 PMI 변화

코로나19 사태의 확산과 경제적 충격

▪ 코로나19 확산 억제조치와 불안심리의 고조로글로벌인적교류가크게위축

▪ 중국, 유럽, 미국 등 확산국의 해외여행 감소로 세계관광산업에대한타격
▪ 2020년 전년대비 최대 30%(4,500억 달러) 매출 감소 예상(UNTWO)
▪ 관광산업의 비중이 큰 국가들의 경우 부정적 파급효과가 더욱 큼

▪ 해외 유학, 비즈니스 출장 취소로 인해전세계항공여객수요가크게감소
▪ 국제항공운송협회(IATA)는 금년 중 항송여객수입이 전년대비 38% 감소

(2,520억 달러↓)할 것으로 예상

10

변화율 변화액(10억달러)

아시아-태평양 -37% -88

북미 -27% -50

유럽 -46% -76

중동 -39% -19

아프리카 -32% -4

라틴아메리카 -41% -15

전세계 -38% -252
자료: IATA.  데이터 클릭자료: UNWTO.  데이터 클릭

세계 관광수입 예상 세계 항공여객수입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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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 (수요충격)
▪ 중국, 유럽, 미국 등거대경제권에서확산되었다는 점에서 국지적인 통제가

불가능
▪ 서비스업 비중이 높은 미국, 유럽 등 선진국의 경우 경제활동이 더욱 위축

▪ 서비스업 부진은 ‘고용상황 악화 → 가계소득 감소 → 소비부진의 악순환으
로 이어질 가능성

9데이터 클릭

세계 경제에서 주요국의 위상

자료: IMF, UN, World Bank; 한국은행(2020), 코로나 19 확산이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 자료: HIS Markit, CIPS, Jibun Bank, Caixin.

주요국의 PMI 변화

코로나19 사태의 확산과 경제적 충격

▪ 코로나19 확산 억제조치와 불안심리의 고조로글로벌인적교류가크게위축

▪ 중국, 유럽, 미국 등 확산국의 해외여행 감소로 세계관광산업에대한타격
▪ 2020년 전년대비 최대 30%(4,500억 달러) 매출 감소 예상(UNTWO)
▪ 관광산업의 비중이 큰 국가들의 경우 부정적 파급효과가 더욱 큼

▪ 해외 유학, 비즈니스 출장 취소로 인해전세계항공여객수요가크게감소
▪ 국제항공운송협회(IATA)는 금년 중 항송여객수입이 전년대비 38% 감소

(2,520억 달러↓)할 것으로 예상

10

변화율 변화액(10억달러)

아시아-태평양 -37% -88

북미 -27% -50

유럽 -46% -76

중동 -39% -19

아프리카 -32% -4

라틴아메리카 -41% -15

전세계 -38% -252
자료: IATA.  데이터 클릭자료: UNWTO.  데이터 클릭

세계 관광수입 예상 세계 항공여객수입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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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태의 확산과 경제적 충격

▪ 글로벌공급체계의훼손에 따른공급충격
▪ 글로벌가치사슬(GVC)에서 주요국이 차지하는 위상을 감안할 때, 중간재 수

급 차질에 따른 글로벌 제조업의 피해가 불가피
▪ 미국, 유럽, 중국 등 주요국은 지역별 중간재 공급자로써 완제품을 생산하는

주변국과 가치사슬 관계로 연결
▪ 중국발공급충격이글로벌제조업에미치는부정적영향은 2월부터가시화

▪ 원천기술을 보유한 선진국의 생산차질은 GVC를통해세계로파급

11자료: Economist.  데이터 클릭자료: UNCTAD.  데이터 클릭

중국의 산업별 GVC 편입 수준 제조업에 미치는 리스크

코로나19 사태의 확산과 경제적 충격

▪ 글로벌금융시장의변동성이확대에 따라신흥경제에충격이발생할소지가증가
▪ 주가폭락, 리스크 프리미엄의 증가, 자금유출, 환율급등 문제

▪ 신흥국의 자금유출 규모는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 때를 크게 상회
▪ 90여개신흥국이 IMF에지원요청

▪ 선진국의 수요감소, 이동의 자유 제한에 따른 FDI 감소, 부족한 재정여력, 통
화정책을 통한 대응능력 부재 등이 리스크 요인

▪ 근래 최대의저유가로인한산유국발리스크가능성

12자료: https://www.eia.gov/outlooks/steo/report/prices.php자료: UNCTAD.  데이터 클릭

신흥경제의 주가변동 (2019.1.1=100) 국제유가 변동

13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전세계 3.9 4.3 3.5 3.5 3.6 3.5 3.4 3.8 2.9 –3.0 5.8
선진경제 1.7 1.7 1.2 1.4 2.1 2.3 1.7 2.5 1.7 –6.1 4.5
미국 1.7 1.6 2.2 1.8 2.5 2.9 1.6 2.4 2.3 –5.9 4.7
유로지역 1.2 1.6 -0.9 -0.3 1.4 2.1 1.9 2.5 1.2 –7.5 4.7
독일 3.9 0.4 0.4 2.2 1.7 2.2 2.5 1.5 0.6 –7.0 5.2 
프랑스 2.2 0.3 0.6 1.0 1.1 1.1 2.3 1.7 1.3 –7.2 4.5
이탈리아 0.6 -2.8 -1.7 0.1 0.9 1.1 1.7 0.9 0.3 –9.1 4.8
스페인 -1.0 -2.9 -1.7 1.4 3.6 3.2 3.0 2.6 2.0 –8.0 4.3

일본 0.6 -0.1 1.5 2.0 0.4 1.2 0.6 1.9 0.7 -5.2 3.0
영국 1.6 1.4 2 2.9 2.3 1.8 1.8 1.4 1.4 –6.5 4.0
캐나다 3.1 1.8 2.3 2.9 0.7 1.1 3.0 1.9 1.6 –6.2 4.2
기타선진경제 2.8 3.0 2.0 2.4 2.9 2.1 2.1 2.7 1.7 –4.6 4.5
한국 3.7 2.4 3.2 3.2 2.8 2.9 3.2 2.7 2.0 -1.2 3.4
신흥시장, 개발도상국
아시아 8.5 7.9 7 6.9 6.8 6.8 6.7 6.6 5.5 1.0 8.5
중국 9.5 7.9 7.8 7.3 6.9 6.7 6.8 6.6 6.1 1.2 9.2
인도 6.6 5.5 6.4 7.4 8.0 8.2 7.2 6.8 4.2 1.9 7.4
ASEAN-5 5.3 5.2 4.8 –0.6 7.8
유럽 4.4 5.8 3.0 3.1 1.9 0.8 1.8 3.9 2.1 –5.2 4.2
러시아 5.1 3.7 1.8 0.7 -2.3 0.3 1.6 2.3 1.3 –5.5 3.5

라틴아메리카-카리브 3.2 4.6 2.9 2.9 1.3 0.3 -0.6 1.2 0.1 –5.2 3.4
브라질 4.0 1.9 3.0 0.5 -3.6 -3.3 1.1 1.1 1.1 –5.3 2.9
멕시코 3.7 3.6 1.4 2.8 3.3 2.9 2.1 2.0 –0.1 –6.6 3.0

중동, 중앙아시아 5.3 4.6 4.9 3.0 3.1 2.6 5.0 2.3 1.2 –2.8 4.0
사우디아라비아 10.0 5.4 2.7 3.7 4.1 1.7 -0.7 2.4 0.3 –2.3 2.9

사하라이남아프리카 5.9 5.3 4.7 5.2 5.1 3.1 1.4 3.0 3.1 –1.6 4.1
나이지리아 4.9 4.3 5.4 6.3 2.7 -1.6 0.8 1.9 2.2 –3.4 2.4
남아공 3.3 2.2 2.5 1.8 1.2 0.4 1.4 0.8 0.2 –5.8 4.0

2020년 경제전망

▪ 2020년 전 세계 경제성장률은마이너스 3%가 될 전망 (IMF WEO, 4.14)

자료: IMF, World Economic Outlook, 14 April 2000.

14

2020년 경제전망

▪ 전 세계적으로실업률이급증할 것으로 예상 (IMF WEO, 4.14)

▪ 미국의실업률은 3.7%→10.4% 급증
▪ 5주간 (4.23) 신규실업수당 청구건수는 2,645만 건

▪ 대체로 제조업 비중이 높고, 노동보호수준이 높은 국가에서 실업이 낮게 증가
▪ 수요감소 외에 자택대기, 사회적 거리두기 등의 여파가 추가로 작용

▪ 개발도상국의 경우비공식(informal) 경제에고용충격이발생할 가능성
▪ 16억 명의 일자리가 영향을 받고, 3억 개의 full-time 일자리 소실 (ILO, 4.29) 

주요국의 실업률 비교

자료: IMF, World Economic Outlook, 14 April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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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 차질에 따른 글로벌 제조업의 피해가 불가피
▪ 미국, 유럽, 중국 등 주요국은 지역별 중간재 공급자로써 완제품을 생산하는

주변국과 가치사슬 관계로 연결
▪ 중국발공급충격이글로벌제조업에미치는부정적영향은 2월부터가시화

▪ 원천기술을 보유한 선진국의 생산차질은 GVC를통해세계로파급

11자료: Economist.  데이터 클릭자료: UNCTAD.  데이터 클릭

중국의 산업별 GVC 편입 수준 제조업에 미치는 리스크

코로나19 사태의 확산과 경제적 충격

▪ 글로벌금융시장의변동성이확대에 따라신흥경제에충격이발생할소지가증가
▪ 주가폭락, 리스크 프리미엄의 증가, 자금유출, 환율급등 문제

▪ 신흥국의 자금유출 규모는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 때를 크게 상회
▪ 90여개신흥국이 IMF에지원요청

▪ 선진국의 수요감소, 이동의 자유 제한에 따른 FDI 감소, 부족한 재정여력, 통
화정책을 통한 대응능력 부재 등이 리스크 요인

▪ 근래 최대의저유가로인한산유국발리스크가능성

12자료: https://www.eia.gov/outlooks/steo/report/prices.php자료: UNCTAD.  데이터 클릭

신흥경제의 주가변동 (2019.1.1=100) 국제유가 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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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전세계 3.9 4.3 3.5 3.5 3.6 3.5 3.4 3.8 2.9 –3.0 5.8
선진경제 1.7 1.7 1.2 1.4 2.1 2.3 1.7 2.5 1.7 –6.1 4.5
미국 1.7 1.6 2.2 1.8 2.5 2.9 1.6 2.4 2.3 –5.9 4.7
유로지역 1.2 1.6 -0.9 -0.3 1.4 2.1 1.9 2.5 1.2 –7.5 4.7
독일 3.9 0.4 0.4 2.2 1.7 2.2 2.5 1.5 0.6 –7.0 5.2 
프랑스 2.2 0.3 0.6 1.0 1.1 1.1 2.3 1.7 1.3 –7.2 4.5
이탈리아 0.6 -2.8 -1.7 0.1 0.9 1.1 1.7 0.9 0.3 –9.1 4.8
스페인 -1.0 -2.9 -1.7 1.4 3.6 3.2 3.0 2.6 2.0 –8.0 4.3

일본 0.6 -0.1 1.5 2.0 0.4 1.2 0.6 1.9 0.7 -5.2 3.0
영국 1.6 1.4 2 2.9 2.3 1.8 1.8 1.4 1.4 –6.5 4.0
캐나다 3.1 1.8 2.3 2.9 0.7 1.1 3.0 1.9 1.6 –6.2 4.2
기타선진경제 2.8 3.0 2.0 2.4 2.9 2.1 2.1 2.7 1.7 –4.6 4.5
한국 3.7 2.4 3.2 3.2 2.8 2.9 3.2 2.7 2.0 -1.2 3.4
신흥시장, 개발도상국
아시아 8.5 7.9 7 6.9 6.8 6.8 6.7 6.6 5.5 1.0 8.5
중국 9.5 7.9 7.8 7.3 6.9 6.7 6.8 6.6 6.1 1.2 9.2
인도 6.6 5.5 6.4 7.4 8.0 8.2 7.2 6.8 4.2 1.9 7.4
ASEAN-5 5.3 5.2 4.8 –0.6 7.8
유럽 4.4 5.8 3.0 3.1 1.9 0.8 1.8 3.9 2.1 –5.2 4.2
러시아 5.1 3.7 1.8 0.7 -2.3 0.3 1.6 2.3 1.3 –5.5 3.5

라틴아메리카-카리브 3.2 4.6 2.9 2.9 1.3 0.3 -0.6 1.2 0.1 –5.2 3.4
브라질 4.0 1.9 3.0 0.5 -3.6 -3.3 1.1 1.1 1.1 –5.3 2.9
멕시코 3.7 3.6 1.4 2.8 3.3 2.9 2.1 2.0 –0.1 –6.6 3.0

중동, 중앙아시아 5.3 4.6 4.9 3.0 3.1 2.6 5.0 2.3 1.2 –2.8 4.0
사우디아라비아 10.0 5.4 2.7 3.7 4.1 1.7 -0.7 2.4 0.3 –2.3 2.9

사하라이남아프리카 5.9 5.3 4.7 5.2 5.1 3.1 1.4 3.0 3.1 –1.6 4.1
나이지리아 4.9 4.3 5.4 6.3 2.7 -1.6 0.8 1.9 2.2 –3.4 2.4
남아공 3.3 2.2 2.5 1.8 1.2 0.4 1.4 0.8 0.2 –5.8 4.0

2020년 경제전망

▪ 2020년 전 세계 경제성장률은마이너스 3%가 될 전망 (IMF WEO, 4.14)

자료: IMF, World Economic Outlook, 14 April 2000.

14

2020년 경제전망

▪ 전 세계적으로실업률이급증할 것으로 예상 (IMF WEO, 4.14)

▪ 미국의실업률은 3.7%→10.4% 급증
▪ 5주간 (4.23) 신규실업수당 청구건수는 2,645만 건

▪ 대체로 제조업 비중이 높고, 노동보호수준이 높은 국가에서 실업이 낮게 증가
▪ 수요감소 외에 자택대기, 사회적 거리두기 등의 여파가 추가로 작용

▪ 개발도상국의 경우비공식(informal) 경제에고용충격이발생할 가능성
▪ 16억 명의 일자리가 영향을 받고, 3억 개의 full-time 일자리 소실 (ILO, 4.29) 

주요국의 실업률 비교

자료: IMF, World Economic Outlook, 14 April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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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세계 무역에 미치는 영향

▪ 코로나 사태에 따른 여파로 2020년세계무역은 12.9~31.9% 감소할 전망 (WTO 4.8)
▪ 무역감소폭은 2008~09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때를 큰 폭으로 상회
▪ 전 세계 거의 전 지역이 두 자리 수 감소가 불가피하며 특히북미, 아시아지역의수출
이큰타격

▪ GVC활용도가높은국가들이불리: (수출 중 외국産 중간재) 미국 10%, 중국 25%, 한
국 >30%, 싱가포르 >40%, 멕시코, 말레이시아, 베트남>50%

▪ 서비스무역의경우더큰타격이발생가능(인적 이동 관련), 제조업과 연계

세계 상품무역 추이 전망

자료: WTO, Trade Statistics and Outlook. 8 April. 2020.

Ch. 3.

16

코로나19 사태가 국제 산업통상

질서에 미치는 영향

17

글로벌가치사슬(GVC)의 재편

▪ GVC의 확산으로 공정 단위의 무역이 활성화되면서국제무역이비약적으로팽창
▪ 그 결과선진국은핵심기술∙제조, 고부가가치의서비스산업에특화하고, 신흥국
은중저기술의제조업에특화(선진국의 deindustrialization)

▪ GVC 확산은 무역장벽 감소, 거래(운송) 및 통신비용 축소의 배경 하에 가능

▪ 코로나19 사태로 GVC의확산이전염병, 자연재해에취약하다는 점이 부각
▪ 선진국이 겪고 있는 방역의료장비 부족사태는 무역특화의 부작용
▪ 인적이동제한에따라거래비용의급증
▪ 넓게 퍼진 GVC 중한곳의작동이멈출경우, 전체 GVC가작동에차질발생

▪ 자국내로공정을재편하거나, GVC의유연화, 지역블록화현상이 발생할 수 있음.
▪ 국내제조업기반에대한중요성인식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는 성장, 혁신의 관점에서, 코로나 사태 이후에는 국
가 안보의 관점에서 인식 전환

▪ 리쇼어링움직임이촉진될가능성→ 국내 일자리 증가, 비용 증가
▪ 2~3차 벤더리스크에 대비한 GVC 다각화, 유연화전략확대
▪ 국가 리스크의 재평가와 지역블록화에 따른 Regional Value Chain의형성가능

성(NAFTA-USMCA, E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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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세계 무역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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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보호무역의 확산 가능성

▪ 지난 2~3년간 차츰 등장해온보호무역주의를한층부추길소지가 있음.
▪ 극심한경기침체발생 시 일자리 보호, 내수활성화를 위해 보호무역주의 등장
▪ 방역∙의료 부문에서 국제공조가 없을 경우 각국도생 방식 확산
▪ GVC를자국의통제하에두고자기업의리쇼어링을독려할가능성

▪ 자유무역에관한일반의지지감소가능성
▪ 자유무역의 확대는 소비자가 시장통합을 지지(낮은 가격, 선택 폭 확대)하고, 기업이

GVC 확대전략을 선택함으로써 가능
▪ 코로나19 사태로 글로벌 공급방식의 취약성이 부각되고, 리쇼어링이 신질서(New 

normal)로 정착될 경우자유무역에대한정치적기반이약화

▪ 무역과안보분제가결합될가능성
▪ 위기상황에서등장한보호무역주의

▪ EU의 의료물자 수출통제, 미국의 Buy American 강화와 국방물자생산법 발효

▪ 식량 공급과 재고, 식량 안보에 불안할 경우, 식량수출을중단하거나국가간물
량확보경쟁이 발생할 수 있음.

▪ 농업분야에서 전개되어 온 수출국과 수입국 간의 협상 쟁점이 획기적으로 변화

20

중국 리스크에 대한 재평가

▪ 코로나19 사태는중국에대한전세계의의존도를깨닫게되는계기로 작용
▪ 전세계 중간재 수출에서 중국의 비중은 2002년 2%에서현재 20%로증가
▪ 중국이 글로벌 GVC에 편입된 정도 정밀기기와 기계류, 자동차, 통신장비, 전자기

기 등에서 높게 나타남. 
▪ 중국의 중간재 수출감소(2%↓) 시 타격은 EU(156억달러), 미국(58억 달러), 일본(52억

달러), 한국(38억 달러), 대만(26억 달러), 싱가포르(22억달러) 순서

▪ 대중국의존도를줄이는방향으로 GVC의 유연화, 다각화가 진행
▪ 대중국 리스크에 대한 개념이 확대

▪ 시장리스크(수요 관련), 가격 및 규제(공급 관련) → 원활한 공급 여부
▪ 국가 차원의 통상정책과 기업 차원의 GVC 운영정책에서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자국산제품조달, ASEAN 생산등으로다각화가 진행될 동인이 커짐.

▪ 미-중간무역갈등이격화될가능성이높음.
▪ 향후 책임공방을 놓고 미-중간 갈등이 격화될 가능성이 있고, 이 과정에서 양측의

무역보복조치가 확대될 조짐

21

중국의 중간재 수출감소(2%↓)가글로벌가치사슬(GVC)를통해 미칠
수 있는 영향
(손실이 많은 국가 20개국, 백만 달러)

자료: UNCTAD, Global Trade Impact of the Coronavirus Epidemic, 4 March 2020., p. 7.

국제기구, 협의체의 역할

▪ 대응과정에서국제기구와협의체의주도적모습이부족
▪ 코로나19 사태 직후 대응과정에서 G20 국가들을 GDP의 5.8%에 해당하는

재정을 투입함으로써 2008~09년에 비해 보다 과감한 조치를 시행(IMF, Fiscal 
Monitoring April 2020, p. 5)

▪ 반면에 2008년의 경제위기 때 G20를 중심으로 적극적인 국제공조가 이루어
졌던데 반해, 각국의 재량적 판단에 따른 성격이 강함. 

▪ United Nations 등국제기구의역할이뚜렷하지않고, 대국중심의리더십이
약화된 모습

▪ WTO등국제기구의역할이갈림길에직면
▪ WTO 분쟁기구의 기능이 약화(Appellate Body)
▪ [미국∙EU ∙일본] vs. [중국] 간 산업보조금 관련 분쟁 가능성

▪ 미-중간 무역갈등으 고조될 가능성 존재

▪ 국경간 파급효과가 강한 이슈의 경우국가간공조가강화(good equilibrium)되거
나 오히려각자도생(bad equilibrium) 현상이 나타나는 극단의 가능성이 존재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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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기구, 협의체의 역할

▪ 국제공조의필요성
▪ 자유무역 체제는 물적∙인적 이동의 광범위한 확대에 기초하며 코로나19 같

은 전염병에 취약
▪ 방역∙의료이슈를국제통상의틀안에포섭할수있는시장친화적규범화가
필요하며, 이 분야에서 WTO 등 국제기구가 역할 가능
▪ 신통상분야의일부로포함시킬필요

▪ 국가 간 공공보건 협력이 필요

23

거버넌스에 대한 평가

▪ 코로나19 사태 대응과정에서미국, 유럽등서구사회에대한재평가
▪ 시장을 통한 유연성과 혁신을 강조하는 미국형 사회모델과 사회복지를 강조

해온 유럽형 사회모델이 큰 도전에 봉착
▪ 향후 Post-코로나 시기를 어떻게 극복하고 안정적 성장궤도에 복귀하는지 여

부가 평가의 관건
▪ 중국이경제위기를얼마나잘극복하는가에따라중국이고수해온국가주도
의성장모델에대한평가가내려질전망

▪ 코로나19 사태 이후 코로나 사태 이후중국의위상변화에대한엇갈린견해
▪ 국가 주도의 위기 대응능력에 대한 긍정적 평가, 보건외교의 성공 → 중

국의 입지 강화
▪ 코로나19 사태에서 나타난 패쇄성, 낙후된 공중보건 체계 부각 → 중국

의 입지 약화
▪ 중국경제가지적되어온리스크를어떻게극복할수있는지에주목

▪ 구조조정 문제, 높은 부채비율(특히 기업부문, GDP 대비 159%)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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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을 통한 유연성과 혁신을 강조하는 미국형 사회모델과 사회복지를 강조

해온 유럽형 사회모델이 큰 도전에 봉착
▪ 향후 Post-코로나 시기를 어떻게 극복하고 안정적 성장궤도에 복귀하는지 여

부가 평가의 관건
▪ 중국이경제위기를얼마나잘극복하는가에따라중국이고수해온국가주도
의성장모델에대한평가가내려질전망

▪ 코로나19 사태 이후 코로나 사태 이후중국의위상변화에대한엇갈린견해
▪ 국가 주도의 위기 대응능력에 대한 긍정적 평가, 보건외교의 성공 → 중

국의 입지 강화
▪ 코로나19 사태에서 나타난 패쇄성, 낙후된 공중보건 체계 부각 → 중국

의 입지 약화
▪ 중국경제가지적되어온리스크를어떻게극복할수있는지에주목

▪ 구조조정 문제, 높은 부채비율(특히 기업부문, GDP 대비 159%)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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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수득 KOTRA 경제통상협력본부장

세션Ⅱ : 산업통상분야 대응과 과제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의 산업통상분야 성과와 향후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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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의
산업통상분야 성과와 향후 과제

- 수출확대 방안을 중심으로 -

KOTRA 경제통상협력본부장 손수득

2020.5.7(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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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의
산업통상분야 성과와 향후 과제

- 수출확대 방안을 중심으로 -

KOTRA 경제통상협력본부장 손수득

2020.5.7(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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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언택트
경제

디지털
경제

플랫폼
경제+ +

비대면 비즈니스의
보편화

모바일과 인터넷을
활용해 세상과 연결

기업간 경쟁에서
기업 생태계간 경쟁

가속화

방역 + 비즈니스 → 뉴노멀

1. 비즈니스 생태계의 변화

“Covid CEO, CFO, CTO도바꾸지못한 10년을 3개월만에바꾸다”

1. 비즈니스 생태계의 변화

코로나19로 전세계 GVC 변화 본격화 (짧아지고, 넒어지는 GVC)

GVC에서 탈피, RVC 더나아가 NVC로 변화하려는 의지 뚜렷

* Nearshoring으로 멕시코를 주변으로 한 산업체인 비중 확대

*          반도체 산업 육성으로 NVC 구축에 총력

* 중국과 베트남 중심의 산업체인에서 다변화 및 Reshoring 추진

자료 : 멕켄지

<글로벌 GVC 변화>
<과거> <현재>

H(Healthcare 헬스케어) 방역의 생활화와 개인 위생, 건강이 중요시되며,
가정용 소독기, 건강보조식품, 홈닥터 서비스 등 각광

O(Online 온라인) 국가 락다운, 강제휴무령 등 이동의 제한으로 원격근무,
원격진료, 온라인 수업, 클라우드 등 온라인 산업 확대

M(Manless 무인화) 코로나19 방역,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O2O 서비스, 
자율주행 배송, 농업용 드론 등 무인화 사업 도입 가속화

E(Economy at Home 홈코노미) 집콕 생활로 인한 간편식품, 원격PT 등
코로나 블루 해소를 위한 모바일 게임, 홈 엔터테인먼트 등 수요 급증

2. 유망 비즈니스 분야

` ``````
Healthcare
&Hygiene

Presence-
Free

Survival 
First

SARS, MERS, 코로나를
경험하면서 건강관리와
위생에 대한 관심 고조
미래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소비도 확대

온라인 유통 매출 증가, 
재택근무 지원플랫폼
및 장비수요 확대, 
온라인 O2O 취향 저격
서비스 인기, 기존 기업의
온라인 서비스 강화

과시, 여가 목적의 소비
와 내구재 구매는
대폭 감소한 반면, 생활
필수품 카테고리
구매 비중 대폭 증가

Great 
Indoors

집이 안전하게 각종
액티비티를 즐길 수 있는
다목적 공간으로 변화,
Home Improvement 
수요 증가

3. 코로나19 소비 트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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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언택트
경제

디지털
경제

플랫폼
경제+ +

비대면 비즈니스의
보편화

모바일과 인터넷을
활용해 세상과 연결

기업간 경쟁에서
기업 생태계간 경쟁

가속화

방역 + 비즈니스 → 뉴노멀

1. 비즈니스 생태계의 변화

“Covid CEO, CFO, CTO도바꾸지못한 10년을 3개월만에바꾸다”

1. 비즈니스 생태계의 변화

코로나19로 전세계 GVC 변화 본격화 (짧아지고, 넒어지는 GVC)

GVC에서 탈피, RVC 더나아가 NVC로 변화하려는 의지 뚜렷

* Nearshoring으로 멕시코를 주변으로 한 산업체인 비중 확대

*          반도체 산업 육성으로 NVC 구축에 총력

* 중국과 베트남 중심의 산업체인에서 다변화 및 Reshoring 추진

자료 : 멕켄지

<글로벌 GVC 변화>
<과거> <현재>

H(Healthcare 헬스케어) 방역의 생활화와 개인 위생, 건강이 중요시되며,
가정용 소독기, 건강보조식품, 홈닥터 서비스 등 각광

O(Online 온라인) 국가 락다운, 강제휴무령 등 이동의 제한으로 원격근무,
원격진료, 온라인 수업, 클라우드 등 온라인 산업 확대

M(Manless 무인화) 코로나19 방역,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O2O 서비스, 
자율주행 배송, 농업용 드론 등 무인화 사업 도입 가속화

E(Economy at Home 홈코노미) 집콕 생활로 인한 간편식품, 원격PT 등
코로나 블루 해소를 위한 모바일 게임, 홈 엔터테인먼트 등 수요 급증

2. 유망 비즈니스 분야

` ``````
Healthcare
&Hygiene

Presence-
Free

Survival 
First

SARS, MERS, 코로나를
경험하면서 건강관리와
위생에 대한 관심 고조
미래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소비도 확대

온라인 유통 매출 증가, 
재택근무 지원플랫폼
및 장비수요 확대, 
온라인 O2O 취향 저격
서비스 인기, 기존 기업의
온라인 서비스 강화

과시, 여가 목적의 소비
와 내구재 구매는
대폭 감소한 반면, 생활
필수품 카테고리
구매 비중 대폭 증가

Great 
Indoors

집이 안전하게 각종
액티비티를 즐길 수 있는
다목적 공간으로 변화,
Home Improvement 
수요 증가

3. 코로나19 소비 트렌드



- 150 -

4. 주요국∙지역별 소비 특징

⊙ 집콕 생활 장기화로 재택
근무 필수장비 소비 증가

⊙ 요리, 집수리 등 DIY 더욱
활성화

⊙ 문화생활 향유를 위한
OTT 소비 증가

⊙ 이동제한으로 미비했던
O2O서비스 발전

⊙ 핀테크 발달로 온라인 및
모바일 소비 증가

⊙ 드론, 무인샵, 병원로봇 등
무인화 가속화

⊙ 개인 위생과 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

⊙ 전통시장, 슈퍼마켓보다
온라인마켓 이용 증가

3.11일
펜데믹 선언

포스트 코로나19 및
각국 경기부양책

대응

한국인에 대한
해외 입국제한
조치 확대

국내
확진자
급증

1. 코로나19 비상대책반 가동

1.28 2.3 2.6 2.12 2.13

5.6 4.24 3.9 3.2 2.25

비상대책반 발족 비상대책반 반장
사장으로 격상

코로나19 대응
긴급 해외마케팅

계획 수립

화상상담
가동

중국 비즈니스
애로해소 지원데스크

운영

전 세계 지역본부
핫라인 구축

긴급지사화사업
개시

디지털 수출지원
T/F 가동

포스트 코로나19
수출확대방안

수립

화상상담
5,000건
돌파

중국지역
조업재개
시작

비대면 비즈니스의
뉴노멀화

2. 코로나19 동향 전파

◇ 해외시장뉴스 사이트를 통해
코로나19 최신경제동향 전파

* 현재 약 300여건의 코로나19 관련
각종 뉴스 및 시장분석자료 게재

3. 비대면 마케팅 방식 전환

◇ 기존 오프라인 마케팅 위주에서
디지털 마케팅으로 전면 전환

- 수출과 투자도 ‘언택트‘ 방식 도입

◇ 1대1 화상상담 집중

→ 인터넷 기반, 온라인 사업 확대
* 아마존(미), 타오바오(중) 등 온라인 플랫폼
* 온라인 박람회

→ 모바일 활용 사업으로 진화
* 인플루언서 판촉, 라이브 쇼핑, SNS마케팅

화상

상담

온라인
박람회

온라인

플랫폼
인플루
언서
판촉

라이브

쇼핑

SNS

마케팅

“블랙스완”과 같은 코로나19,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대응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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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요국∙지역별 소비 특징

⊙ 집콕 생활 장기화로 재택
근무 필수장비 소비 증가

⊙ 요리, 집수리 등 DIY 더욱
활성화

⊙ 문화생활 향유를 위한
OTT 소비 증가

⊙ 이동제한으로 미비했던
O2O서비스 발전

⊙ 핀테크 발달로 온라인 및
모바일 소비 증가

⊙ 드론, 무인샵, 병원로봇 등
무인화 가속화

⊙ 개인 위생과 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

⊙ 전통시장, 슈퍼마켓보다
온라인마켓 이용 증가

3.11일
펜데믹 선언

포스트 코로나19 및
각국 경기부양책

대응

한국인에 대한
해외 입국제한
조치 확대

국내
확진자
급증

1. 코로나19 비상대책반 가동

1.28 2.3 2.6 2.12 2.13

5.6 4.24 3.9 3.2 2.25

비상대책반 발족 비상대책반 반장
사장으로 격상

코로나19 대응
긴급 해외마케팅

계획 수립

화상상담
가동

중국 비즈니스
애로해소 지원데스크

운영

전 세계 지역본부
핫라인 구축

긴급지사화사업
개시

디지털 수출지원
T/F 가동

포스트 코로나19
수출확대방안

수립

화상상담
5,000건
돌파

중국지역
조업재개
시작

비대면 비즈니스의
뉴노멀화

2. 코로나19 동향 전파

◇ 해외시장뉴스 사이트를 통해
코로나19 최신경제동향 전파

* 현재 약 300여건의 코로나19 관련
각종 뉴스 및 시장분석자료 게재

3. 비대면 마케팅 방식 전환

◇ 기존 오프라인 마케팅 위주에서
디지털 마케팅으로 전면 전환

- 수출과 투자도 ‘언택트‘ 방식 도입

◇ 1대1 화상상담 집중

→ 인터넷 기반, 온라인 사업 확대
* 아마존(미), 타오바오(중) 등 온라인 플랫폼
* 온라인 박람회

→ 모바일 활용 사업으로 진화
* 인플루언서 판촉, 라이브 쇼핑, SNS마케팅

화상

상담

온라인
박람회

온라인

플랫폼
인플루
언서
판촉

라이브

쇼핑

SNS

마케팅

“블랙스완”과 같은 코로나19,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대응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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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
상담

해외 바이어와의 대면 상담 불가능 ▷ 화상상담 대폭 확대 지원
- 바이어(사무실/재택) + KOTRA(통역) + 국내기업(사무실) 3자 화상회의 시스템
- 화상상담 인프라 대폭 확충, 자사·재택상담 병행 및
해외 시차를 고려하여 주야간(07:00~21:00) 상담 제공

한-러 산업·기술협력 온라인 상담회
(4.20~4.24)

글로벌의료기기플라자(GMEP)
(3.31~4.3)

(한) 32개사, (러) 23개사, (상담) 49건
(성공사례) P사 러시아 의료기기 디스트리뷰터 V사와
코로나19 진단키트 수출 협의 (연간 605만 달러)

(한) 183개사, (해외) 175개사, (상담) 194건
(성공사례)  P사 영상기기 불가리아 최대 응급센터
병원에 1~2차에 걸쳐 23,200달러 계약 성사

지역별

품목별

KOTRA 사이버무역상담실
실시간 통역지원

국내기업 자사 사무실/재택
* 희망시 KOTRA 본사/지방무역관 방문 가능

해외 바이어 자사 사무실/재택
* 희망시 KOTRA 해외무역관 방문 가능

4. 비대면 해외마케팅 사업 전방위 추진

4. 비대면 해외마케팅 사업 전방위 추진

온라인
마케팅

이동통제 등으로 오프라인 소비 감소 ▷ 온라인플랫폼 입점 판촉 지원

- Amazon US(미국), EU(유럽), Shopee(동남아), Qoo10 Japan ·라쿠텐(일본), 
알리바바·타오바오(중) 등 유력 플랫폼과 연계, 입점 설명·상담회 개최

- 입점 후 인플루언서 마케팅 등을 통해 소비자 인지도 제고 및 판매 확대 지원

인플루언서 등 판촉 지원플랫폼 입점 지원

MADE IN KOREA

(지원사례) 중국 왕홍(網紅, 인플루언서) 활용
온라인 마케팅(3.30~4.6)
B2C 판매액 519,887위안(약 88백만원) 달성

온라인
전시회

해외전시회 취소 ▷ 온라인 전시회, 10대 유망품목 특별관 구축
- KOTRA Buy Korea 사이트를 통해 우리기업 제품의 온라인 홍보 지원
- 취소된 해외전시회를 대체해 해당 전시회 참가 예정이었던 우리기업 대상
온라인 전시회 한국관 구성하고 바이어에게 홍보 및 화상상담 지원

온라인 전시회 한국관10대 산업별 특별관

4. 비대면 해외마케팅 사업 전방위 추진

긴급지사화

- 한국인 입국 제한 등 각국의 출입국
제한조치 확대로 대면마케팅을 제한 받는
기업 지원을 위한 특별대책사업

“대신 만나드립니다. 당신의 소중한 바이어＂

* 56개국 77개 무역관에서 227개사 지원 중(4월말 기준)

- 대면 수행이 불가피한 해외 마케팅 업무에
현지 무역관 전담인력을 긴급 투입하여, 
3개월간 해외마케팅 대행
(샘플 시연 상담, 거래선 관리, 입점 점검 등)

(지원 사례①) 
중국 바이어 입찰을 준비중이던 A사는 심사를 앞두고, 
코로나19로 인해 중국으로의 출장이 제한됨에 따라
심사에 참석을 못하는 위기에 처함. 
KOTRA 긴급지사화를 신청해 중국 현지 무역관에서
자료를 구비하여 심사에 대참.
경쟁자 일본 기업은 입국제한으로 심사에 참석하지 못해
우리 기업이 해당 발주 건 60만불 최초 납품 계약 수주

5. 국내외 기업애로 해소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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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출기업 애로해소 “ 방역용품 수급부터 조업 재개 지원까지 원스톱 처리＂

- 중국 등 全세계 진출기업 대상 일일단위 애로 파악 및 해소 지원
관계당국에 공유, 對현지정부 애로 해소 요청을 통한 지원 등
* 해외 애로 총 174건 접수 (4월말 기준)

(지원 사례②)
베트남의 한국인 입국제한조치에 따라
우리 진출(수출)기업의 필수 인력 출장
불가에 따른 다수의 애로 접수.
KOTRA는 베트남 현지 공관, 외교부,
산업부 등과 협업을 통해 베트남 입국
수요를 파악하고 베트남 정부와의
협상 추진
4.29일 국내기업 143개사 340명의
베트남 대규모 예외 입국 성공

(지원 사례③)
중국 각 지방정부에서 코로나19 확산 우려
로 우리 진출기업의 조업재개를 승인하지
않는 애로 발생.
KOTRA 사장 명의의 협조서한을 각 지방정
부 상무부(省), 상무청(市), CCPIT 등에 발송
하고 협조요청 및 설득 진행.

조업 승인에 난항을 겪던 C사는 KOTRA
협조 서한 전달 후 상무청 부청장이 직접
실무 책임자에게 조속한 행정지원 및 애로
해결을 지시, 해당 지역 서비스 분야 외국
기업 중 가장 빨리 재개 승인을 받는 등
중국진출기업 다수의 신속한 조업재개 지원

5. 국내외 기업애로 해소지원

대체 공급처 발굴 “ 해외 공급처가 조업중단?? 대체 공급처를 찾아 드려요＂

* 19개사에 100개 대체 공급처 발굴 지원

- 코로나19로 인한 공급망 붕괴에 따라 부품 및 원부자재 재고가 부족해진
기업에게 신규 대체 수입처 발굴 지원

수요기업의
신청 접수

대체수입처
조사

거래가능성
타진

조사결과
송부

후속
지원

<대체 공급처 발굴 지원 프로세스>

(지원 사례④) 
B사는 중국 상하이에서 반제품을 수입해 완제품을 만들어 해외에 수출해왔음.
코로나19로 중국의 조업중단이 장기화되자 공급이 지연되어 대체 공급처 발굴 필요
KOTRA는 해당 원자재 조달이 가능한 베트남 하노이, 호치민, 다낭 무역관을 통해
공급처 조사를 개시하고 호치민 3개사, 다낭 1개사, 하노이 2개사 대체 가능 공급처를
발굴해 기업에게 제공. 기업은 중국 외에도 타국 공급처를 확보함으로써 안정적인
원자재 조달 가능해짐.

5. 국내외 기업애로 해소지원

마스크 및 원부자재(MB필터) 공급처 발굴 및 수입지원

마스크 기부 및 중국 진출기업 마스크 조달 지원

- (기부) 중국 지방정부 및 유관기관에서 마스크 총 26만 9,000장 등
방역물품을 기부 받아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필요 단체에 지원

- (진출기업 지원) 중국 진출기업 조업재개에 필요한 마스크 등 방역물품을
제 3국(인도네시아) 소재 무역관을 통해 수입 및 진출기업에 배포

* 총 42개 중국진출 우리 기업에게 마스크 총 30,000장 배포 지원

- (마스크) 국내 마스크 수급이 어려워지자 국내기업의 원활한 마스크
수급 지원을 위해 해외 마스크 공급업체 조사 및 수입 지원

- (MB필터) 국민 안전 확보 및 국내 마스크 제조사 경영애로 해소 지원을 목적으로
마스크 핵심 원료인 해외 MB필터 공급처 발굴 및 수입 지원

* 국내기업 16개사에 기업 자체 소비용 중국 마스크 185,000장 수입 지원

* 해외무역관이 MB필터 샘플 확보해 본사에 송부 → 국내 마스크 제조사양 적합여부 테스트 → 
(통과시) 공급협상 및 구매대행처 연결 → 계약 및 물류 지원

* 2개국 3개사로부터 총 93톤 물량 계약으로 마스크 총 6,500만장 분량 수입 지원

6. 방역물품 수급 지원

< 8대 기회 요인별 4대 추진전략 >

◇ 10대 해외 주요지역 및 20대 수출대상국 시장동향(뉴노멀 수요)과 경기부양책을
토대로 기회요인에 맞춰 4대 추진전략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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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 공급처 발굴 “ 해외 공급처가 조업중단?? 대체 공급처를 찾아 드려요＂

* 19개사에 100개 대체 공급처 발굴 지원

- 코로나19로 인한 공급망 붕괴에 따라 부품 및 원부자재 재고가 부족해진
기업에게 신규 대체 수입처 발굴 지원

수요기업의
신청 접수

대체수입처
조사

거래가능성
타진

조사결과
송부

후속
지원

<대체 공급처 발굴 지원 프로세스>

(지원 사례④) 
B사는 중국 상하이에서 반제품을 수입해 완제품을 만들어 해외에 수출해왔음.
코로나19로 중국의 조업중단이 장기화되자 공급이 지연되어 대체 공급처 발굴 필요
KOTRA는 해당 원자재 조달이 가능한 베트남 하노이, 호치민, 다낭 무역관을 통해
공급처 조사를 개시하고 호치민 3개사, 다낭 1개사, 하노이 2개사 대체 가능 공급처를
발굴해 기업에게 제공. 기업은 중국 외에도 타국 공급처를 확보함으로써 안정적인
원자재 조달 가능해짐.

5. 국내외 기업애로 해소지원

마스크 및 원부자재(MB필터) 공급처 발굴 및 수입지원

마스크 기부 및 중국 진출기업 마스크 조달 지원

- (기부) 중국 지방정부 및 유관기관에서 마스크 총 26만 9,000장 등
방역물품을 기부 받아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필요 단체에 지원

- (진출기업 지원) 중국 진출기업 조업재개에 필요한 마스크 등 방역물품을
제 3국(인도네시아) 소재 무역관을 통해 수입 및 진출기업에 배포

* 총 42개 중국진출 우리 기업에게 마스크 총 30,000장 배포 지원

- (마스크) 국내 마스크 수급이 어려워지자 국내기업의 원활한 마스크
수급 지원을 위해 해외 마스크 공급업체 조사 및 수입 지원

- (MB필터) 국민 안전 확보 및 국내 마스크 제조사 경영애로 해소 지원을 목적으로
마스크 핵심 원료인 해외 MB필터 공급처 발굴 및 수입 지원

* 국내기업 16개사에 기업 자체 소비용 중국 마스크 185,000장 수입 지원

* 해외무역관이 MB필터 샘플 확보해 본사에 송부 → 국내 마스크 제조사양 적합여부 테스트 → 
(통과시) 공급협상 및 구매대행처 연결 → 계약 및 물류 지원

* 2개국 3개사로부터 총 93톤 물량 계약으로 마스크 총 6,500만장 분량 수입 지원

6. 방역물품 수급 지원

< 8대 기회 요인별 4대 추진전략 >

◇ 10대 해외 주요지역 및 20대 수출대상국 시장동향(뉴노멀 수요)과 경기부양책을
토대로 기회요인에 맞춰 4대 추진전략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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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코로나19로 인한 수요증가 품목 타겟 마케팅 강화

◇ (홈코노미 시장공략)

ㅇ 全 세계적인 온라인 구매 트렌드 변화에 따라 SNS마케팅, 
온라인플랫폼 입점 지원, 인플루언서 판촉전, 라이브쇼핑 사업, 
전시회, 수출상담회 등으로 접근

ㅇ 위생용품, 간편식, 건강식품, 완구 등 소비재, 특히 일용소비재 등을
집중적으로 해외마케팅 필요

ㅇ 코로나19 확산 시, 디지털 마케팅 중심으로 사업 추진하고, 
코로나19 종료 시, 전시회 및 상담회 등 오프라인 마케팅에 집중

KOTRA (상반기) 해외지역별 온라인상품전, 산업별 온라인 박람회 등
(하반기)  소비대전, 수출상담회, 소비재전시회 등

1. 코로나19로 인한 수요증가 품목 타겟 마케팅 강화

◇ (진단·방역)

ㅇ KOTRA 해외무역관, 현지 공관 등과 협업, 국가별 정부기관,
의료기관, 유통상 등 수요처 집중 공략

* 수요 급증한 스마트 솔루션 분야 원격진단 및 재택근무, 재난관리(자가격리, 위치추적) 등 수출 유망

ㅇ 이후, 기 입증된 K-방역의 우수성을 K-바이오로 연계하기 위한
의료바이오 설명회·상담회 및 전략사절단 등 추진

ㅇ 아프리카, 중동, 서남아 등 신흥국은 CSR/ODA 사업과 연계해
중장기적 수출 저변 확대

K-MEDICON 온라인 팝업스토어(호주), 메디컬코리아 보건사절단(중남미), 
글로벌CSR, KOREA CARE(연중) EMD

KOTRA

2.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능동적 대응

신규 공급망
진출

수입선
다변화

부품소재
자립화

GVC 재편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신규 GVC 
편입을 위해 글로벌 파트너링(GP) 추진

- GP 차이나, GP USA 등 하반기 40여회 계획, 
글로벌기업 핀포인트 상담회 60회 등

GVC 재편
대응 핵심소재·부품·장비의 자체

공급능력 향상을 위해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유턴과
외투기업 유치, 해외기업 M&A
등을 확대

부품소재 조달선이 분산 위해
대체 수입처 발굴 확대

- GP 상담회 개최시 소싱
상담 병행 실시

◇ (GVC 재편)

ㅇ 코로나19 사태로 GVC의 구조적 한계점(집중된 의존도) 대두
기존의 “효율성” 강조에서 “효율성“과 “안정성＂을 모두 고려

* GVC 저비용국 공급망에서 품질·유연함을 갖춘 최적 비용국으로 이전 “리쇼어링“ 가속화

3. Team KOREA로 경기부양용 프로젝트 수주 확대

◇ Team Korea로 민관협업을 통해 5G, 스마트시티 등 대규모 프로젝트
수주 확대 추진

<경기부양책에 따른 지역별 유망 프로젝트 분야>

K-Global@실리콘밸리, 베트남 스마트시티로드쇼, 중동 스마트팜사절단 등

ㅇ 각 국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다양한 경기부양책 발표, 
정책 가운데 다수가 “SOC” 등 프로젝트 추진을 통한 경기부양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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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코로나19로 인한 수요증가 품목 타겟 마케팅 강화

◇ (홈코노미 시장공략)

ㅇ 全 세계적인 온라인 구매 트렌드 변화에 따라 SNS마케팅, 
온라인플랫폼 입점 지원, 인플루언서 판촉전, 라이브쇼핑 사업, 
전시회, 수출상담회 등으로 접근

ㅇ 위생용품, 간편식, 건강식품, 완구 등 소비재, 특히 일용소비재 등을
집중적으로 해외마케팅 필요

ㅇ 코로나19 확산 시, 디지털 마케팅 중심으로 사업 추진하고, 
코로나19 종료 시, 전시회 및 상담회 등 오프라인 마케팅에 집중

KOTRA (상반기) 해외지역별 온라인상품전, 산업별 온라인 박람회 등
(하반기)  소비대전, 수출상담회, 소비재전시회 등

1. 코로나19로 인한 수요증가 품목 타겟 마케팅 강화

◇ (진단·방역)

ㅇ KOTRA 해외무역관, 현지 공관 등과 협업, 국가별 정부기관,
의료기관, 유통상 등 수요처 집중 공략

* 수요 급증한 스마트 솔루션 분야 원격진단 및 재택근무, 재난관리(자가격리, 위치추적) 등 수출 유망

ㅇ 이후, 기 입증된 K-방역의 우수성을 K-바이오로 연계하기 위한
의료바이오 설명회·상담회 및 전략사절단 등 추진

ㅇ 아프리카, 중동, 서남아 등 신흥국은 CSR/ODA 사업과 연계해
중장기적 수출 저변 확대

K-MEDICON 온라인 팝업스토어(호주), 메디컬코리아 보건사절단(중남미), 
글로벌CSR, KOREA CARE(연중) EMD

KOTRA

2.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능동적 대응

신규 공급망
진출

수입선
다변화

부품소재
자립화

GVC 재편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신규 GVC 
편입을 위해 글로벌 파트너링(GP) 추진

- GP 차이나, GP USA 등 하반기 40여회 계획, 
글로벌기업 핀포인트 상담회 60회 등

GVC 재편
대응 핵심소재·부품·장비의 자체

공급능력 향상을 위해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유턴과
외투기업 유치, 해외기업 M&A
등을 확대

부품소재 조달선이 분산 위해
대체 수입처 발굴 확대

- GP 상담회 개최시 소싱
상담 병행 실시

◇ (GVC 재편)

ㅇ 코로나19 사태로 GVC의 구조적 한계점(집중된 의존도) 대두
기존의 “효율성” 강조에서 “효율성“과 “안정성＂을 모두 고려

* GVC 저비용국 공급망에서 품질·유연함을 갖춘 최적 비용국으로 이전 “리쇼어링“ 가속화

3. Team KOREA로 경기부양용 프로젝트 수주 확대

◇ Team Korea로 민관협업을 통해 5G, 스마트시티 등 대규모 프로젝트
수주 확대 추진

<경기부양책에 따른 지역별 유망 프로젝트 분야>

K-Global@실리콘밸리, 베트남 스마트시티로드쇼, 중동 스마트팜사절단 등

ㅇ 각 국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다양한 경기부양책 발표, 
정책 가운데 다수가 “SOC” 등 프로젝트 추진을 통한 경기부양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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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산업육성책 수혜 분야 진출 지원

◇ 각국 경기부양책에서 비롯되는 SOC투자, 소비진작정책, 4차산업, 
의료·바이오, 제조설비 등 수혜 분야 집중 공략

국 내

산업별 개최일정 연계로
국내 수출붐업 효과 거양

<IT·4차산업>
Global Mobile Vision(9월)
<의료·바이오·서비스>
혁신서비스해외진출대전(9월)
<車·조선기자재부품>
Global Transportech(11월) 

해 외

공급선 다변화 위해
신남방 등에서 개최 확대

<IT·4차산업>
K-스마트시티로드쇼(태국)
<의료·바이오·서비스>
의료산업 화상상담(동남아)
<SoC·에너지>
한-베 기술협력포럼(베트남) 

◇ 각국 정부 동향을 수시로 확인하고, KOTRA의 긴급지사화 및
현장컨설턴트 서비스 활용하여 사전 비즈니스를 준비하고, 
완화지역부터 시나리오별 비즈니스 추진

KOTRA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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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산업육성책 수혜 분야 진출 지원

◇ 각국 경기부양책에서 비롯되는 SOC투자, 소비진작정책, 4차산업, 
의료·바이오, 제조설비 등 수혜 분야 집중 공략

국 내

산업별 개최일정 연계로
국내 수출붐업 효과 거양

<IT·4차산업>
Global Mobile Vision(9월)
<의료·바이오·서비스>
혁신서비스해외진출대전(9월)
<車·조선기자재부품>
Global Transportech(11월) 

해 외

공급선 다변화 위해
신남방 등에서 개최 확대

<IT·4차산업>
K-스마트시티로드쇼(태국)
<의료·바이오·서비스>
의료산업 화상상담(동남아)
<SoC·에너지>
한-베 기술협력포럼(베트남) 

◇ 각국 정부 동향을 수시로 확인하고, KOTRA의 긴급지사화 및
현장컨설턴트 서비스 활용하여 사전 비즈니스를 준비하고, 
완화지역부터 시나리오별 비즈니스 추진

KOTRA

감사합니다.

정은미 산업연구원 성장동력산업연구본부장

세션Ⅱ : 산업통상분야 대응과 과제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의 산업분야 정책성과와  
산업기술 변화를 대비하는 향후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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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코로나 19 이후 국정방향 정책토론회 (2020. 5. 7) 

세션Ⅱ산업통상분야 대응과 과제

1

목 차

1. 코로나 19에 따른 산업부문 영향과 전망

•  영향을 미치는 경로

•  산업 부문 현황

•  산업 부문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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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의 팬데믹화와 한국의 산업

◆ 부분적 생산•교역의 정체가 GVC를 통해 전세계로 파급•전이➔ 충격의 복합화

1. 코로나 19에 따른 산업부문 영향과 전망

4

제조업수출, 4월부터급속하게위축

◆ 4월수출은△24.3%감소(369.2억달러), 수입△15.9% 감소(378.7억달러)

➢ 美･EU 등 주요시장의 수입수요급감, 中 경기회복지연, 유가 급락등이 주요요인

▪ 공급및수요동시충격 : 자동차△36.3%, 자동차부품△49.6%

▪ 수요급랭 : 철강△24.1%, 스마트폰△43.6%

▪ 국제유가급락 : 석유제품△56.8%, 석유화학:△33.6%

▪ 품목별수출단가(%) : 석유제품(△52.9), 석유화학(△29.0), 선박(△38.6), 철강(△11.9)

➢ 비대면(Untact), 홈코노미(Home+Economy), K-방역 관련 품목수출 호조

▪ 비대면 (컴퓨터, SSD, 프린터), 홈코노미(화장지, 가공식품, 위생용품), K-방역(의료용품, 진단키트등)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2020. 5.  1.

1. 코로나 19에따른산업부문영향과전망

5

[첨부] 코로나 19에따른중소기업영향

◆ 중소기업, 코로나19 장기화로해외주문취소나결제지연등피해가시화

➢ 수출국의수요 감소에 따른신규 주문감소·기존수주물량납품 연기(69.5%)

➢ 입국금지조치에 따른 수출국영업활동 제한(50.0%) 

➢ 해외전시회 취소로 수주기회 축소(25.4%)  

◆ 응답기업의 78.7%, 코로나19 영향이본격적으로시작되는 4월부터수출악화

➢ 응답기업의 68.0%, 1분기 자금 사정이악화

➢ 외부자금을 조달한 기업은 22.7%

◆ 수출교역조건악화대응

➢ 대체시장발굴 (32.7%)

➢ 기존거래처관리강화(31.3%) 

➢ 임금삭감·무급휴직등 긴축경영(29.3%)

➢ 온라인등 비대면마케팅 강화(29.0%) 

자료 : 코로나19 관련수출중소기업영향조사(중소기업중앙회, 4. 29, 수출기업 300개사대상설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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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수출, 세계적인소비위축으로전반적인감소불가피

◆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 정유, 디스플레이 : 수요감소, 가격하락

◆ 가전, 통신기기, 반도체, 이차전지 : 대체생산가능성으로상쇄기대

1. 코로나 19에따른산업부문영향과전망

7

생산, 조달차질과수요급감으로가동률감소

◆ (국내) 자동차, 조선, 일반기계, 석유화학, 섬유, 이차전지등주력산업감소예상

◆ (해외) 해외수요감소와인력이동제한으로현지설비의가동률하락예상

➢ 미국, 중국 등에진출한 자동차, 디스플레이의해외 생산이 1차적으로 영향

➢ 장기화로해외 생산․가공기지비중이 높은가전, 섬유, 반도체, 이차전지도악화

1. 코로나 19에따른산업부문영향과전망

8

매출급감과수요감소로유동성위기확대

◆ 수요위축으로인한매출급감, 재고및운영비용등증가로주요제조업대부분이

수익성이악화되고유동성위기가심화될것으로전망

➢ 특히, 정유는 재고평가손실로 인한급격한 수익악화

➢ 자동차, 철강, 석유화학 및디스플레이도 판매감소, 유동성부족 및제품가격 하락

코로나 19가 주요 산업의 영업이익률에 미치는 영향

1. 코로나 19에따른산업부문영향과전망

9

글로벌조달차질은단기적으로는제한적

◆ 코로나 19 확산에도불구, 국내주요산업의조달에의한생산차질은제한적

➢ 중국, 일본으로부터의 조달은일부 부분적인통관·물류차질 이외에원활한 편

➢ 일본수출규제시 기업들이 재고수준을 높여, 상반기는심각한 생산차질가능성 낮음

◆ 장기적으로사태지속시, 공급망의불안정성상승불가피

◆ 대내외수요의급격한감소가 GVC에서가장큰위협요인

1. 코로나 19에따른산업부문영향과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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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GVC trade network (WTO, 2019)

◆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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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적으로글로벌가치사슬의변화촉진전망

◆ 글로벌네트워크의불확실성회피하기위한공급망변동촉진예상

➢ 코로나19를 계기로 특정국에집중된 글로벌공급망의 다변화필요성 인식

➢ 공급원의탈중국과 맞물려 베트남,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태국등 신남방지역이

글로벌가치사슬의 확장에서 새로운프런티어로 부상

◆ GVC확장에따른시스템위험을인식하고자국내조달및생산기반의중요성부각

➢ 전략부문 공급망의 자립화와자국내 산업생태계의구축 필요성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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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대응 정책

◆ 자동차부품수급안정화대책(’20.2.7)

◆ 코로나19 기업애로해소및수출지원대책(’20.2.20)

➢ 총리 주재 확대무역전략조정회의

◆ 산업R&D 안정적수행을위한조치(’20.3.2)

◆ 코로나19 위축 국내기업의 해외 마케팅 지원 강화(’20.3.5)

◆ 수출활력 제고방안(’20. 4.8)

➢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회의

➢ 무역금융, 비대면 수출 전명 지원, 기업 비즈니스 정상화, 신수출기회 확보

◆ 기업안정화 지원방안(’20.4.22)

➢ 기간산업 : 위기극복과 고용을 위한 기간산업안정기금 조성(40조원) 

➢ 유동성 부족기업 : 소상공인 지원 2단계 프로그램 등

2. 코로나 19 대응 산업 부문 주요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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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GVC trade network (WTO, 2019)

◆ T

ICT sector Textile sector

1. 코로나 19에따른산업부문영향과전망

11

장기적으로글로벌가치사슬의변화촉진전망

◆ 글로벌네트워크의불확실성회피하기위한공급망변동촉진예상

➢ 코로나19를 계기로 특정국에집중된 글로벌공급망의 다변화필요성 인식

➢ 공급원의탈중국과 맞물려 베트남,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태국등 신남방지역이

글로벌가치사슬의 확장에서 새로운프런티어로 부상

◆ GVC확장에따른시스템위험을인식하고자국내조달및생산기반의중요성부각

➢ 전략부문 공급망의 자립화와자국내 산업생태계의구축 필요성강화

1. 코로나 19에따른산업부문영향과전망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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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대응 정책

◆ 자동차부품수급안정화대책(’20.2.7)

◆ 코로나19 기업애로해소및수출지원대책(’20.2.20)

➢ 총리 주재 확대무역전략조정회의

◆ 산업R&D 안정적수행을위한조치(’20.3.2)

◆ 코로나19 위축 국내기업의 해외 마케팅 지원 강화(’20.3.5)

◆ 수출활력 제고방안(’20. 4.8)

➢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회의

➢ 무역금융, 비대면 수출 전명 지원, 기업 비즈니스 정상화, 신수출기회 확보

◆ 기업안정화 지원방안(’20.4.22)

➢ 기간산업 : 위기극복과 고용을 위한 기간산업안정기금 조성(40조원) 

➢ 유동성 부족기업 : 소상공인 지원 2단계 프로그램 등

2. 코로나 19 대응 산업 부문 주요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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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수출지원 /수출활력제고

◆ 수출기반유지를위한무역금융지원

➢ 긴급수출안정자금 보증, 납품계약기반 보증, 해외법인자금 보증

➢ 보험한도무감액 연장, 긴급 수출안정자금보증 등긴급 유동성지원

▪ 수출채권조기현금화보증, 단기수출보험, 수출계약기반특별보증

◆ 금융지원프로그램적용 (’20.4) 

➢ 대출만기연장, P-CBO 등 (신보, 산은, 수은 등)

◆ 연구개발(R&D)을수행하는중소·중견기업에대한특별지원

➢ 민간매칭자금의 완화

➢ 정부지원금으로 연구인력 인건비지원 허용

➢ 기술료납부기간 유예 및감면

2. 코로나 19 대응산업부문주요정책

15

통상•외교분야

◆ 수출입물류원활화대응국제공조

➢ 반도체등 주요제품, 방역제품

▪ 산업부, 국토부, 해수부, 관세청협조

▪ 무역협회, 코트라, 항공협회, 선주협회, 국제물류협회, 통합물류협회등

➢ 유휴여객기 활용긴급 항공화물 운송 (4.29)

▪ 중국(충칭), 인도네시아(자카르타)등

➢ 전세기이용 수출입비용 지원

▪ 운임의 75%, 운항차액무역진흥자금활용

◆ 기업인등필수인력의해외이동및입국절차간소화

➢ 베트남, 대.중견.중소기업 필수인력특별 입국 (플랜트건설, 공장증설.운영등) 

➢ 비즈니스교류/기업인 입국 허용/조업허가대상 확대요청 (필리핀 4.27, 말련 4.20)

➢ 중국, 신속통로신설 (기업인입국절차간소화) 

➢ 산업부-외교부-복지부-대사관-민간유관기관

◆ 통상협상

➢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 한-필리핀 FTA 

2. 코로나 19 대응산업부문주요정책

16

디지털통상분야

◆ 온라인마케팅지원

➢ 무역관과글로벌기업·현지 협단체의협업을 통한유력바이어 선별매칭

➢ 중소∙중견기업비대면 수출마케팅 지원 (화장품, 의료기기, IT, 조선기자재, 전력부품등)

➢ 소부장품목에 대해 수출바우처를 통한샘플배송 및 AR·VR을활용한 국내공장실사

등맞춤 지원

➢ 온라인사전조율-오프라인 심층상담

➢ 코트라등 공공기관 활용하는진출∙수출기업에대한 밀착지원

◆ 디지털통상지원

➢ 디지털기업해외시장 진출 지원

➢ 전자적원산지정보 교환시스템(EODES) 작업반설치

➢ 디지털통상규범 정립 가속화

◆ 공공데이터활용한새로운사업기회창출

2. 코로나 19 대응산업부문주요정책

17

산업·기업지원

◆ 수시회의

➢ 수출상황현장점검회의, 수출업계간담회, 산업단지 현장간담회, 실물경제영향점검회의

◆ 긴급업계간담회

➢ 생산및 수출활동에서의 애로사항청취(조선, 자동차, 정유, 섬유등)

▪ 석유수입.판매부과금납부 3개월유예(9천억원규모), 석유공사비축시설을석유업계에임대

◆ 주력산업공급망안정화추진

➢ 유턴유치 및지원 위한 민관합동유턴지원반 출범 (4.28) 

◆ 국내수요창출관련정책

➢ 으뜸효율가전제품 구매비용 환급 (3.23~   ) 

◆ 유망산업지원

➢ 우수로봇기업 저금리 대출지원 (코로나 19 피해기업우선지원) 

➢ 신수출기회 7대 상품군지원 강화

▪ ➀의료용품, ➁위생용품, ➂건강식품, ➃홈쿠킹, ➄홈뷰티, ➅청정가전, ➆디지털장비

➢ 언택트산업, 홈코노미, K방역 산업의新수출성장동력화

▪ 5G 인프라, 진단키트등의료기기, 가공식품, 세정제등

2. 코로나 19 대응산업부문주요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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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수출지원 /수출활력제고

◆ 수출기반유지를위한무역금융지원

➢ 긴급수출안정자금 보증, 납품계약기반 보증, 해외법인자금 보증

➢ 보험한도무감액 연장, 긴급 수출안정자금보증 등긴급 유동성지원

▪ 수출채권조기현금화보증, 단기수출보험, 수출계약기반특별보증

◆ 금융지원프로그램적용 (’20.4) 

➢ 대출만기연장, P-CBO 등 (신보, 산은, 수은 등)

◆ 연구개발(R&D)을수행하는중소·중견기업에대한특별지원

➢ 민간매칭자금의 완화

➢ 정부지원금으로 연구인력 인건비지원 허용

➢ 기술료납부기간 유예 및감면

2. 코로나 19 대응산업부문주요정책

15

통상•외교분야

◆ 수출입물류원활화대응국제공조

➢ 반도체등 주요제품, 방역제품

▪ 산업부, 국토부, 해수부, 관세청협조

▪ 무역협회, 코트라, 항공협회, 선주협회, 국제물류협회, 통합물류협회등

➢ 유휴여객기 활용긴급 항공화물 운송 (4.29)

▪ 중국(충칭), 인도네시아(자카르타)등

➢ 전세기이용 수출입비용 지원

▪ 운임의 75%, 운항차액무역진흥자금활용

◆ 기업인등필수인력의해외이동및입국절차간소화

➢ 베트남, 대.중견.중소기업 필수인력특별 입국 (플랜트건설, 공장증설.운영등) 

➢ 비즈니스교류/기업인 입국 허용/조업허가대상 확대요청 (필리핀 4.27, 말련 4.20)

➢ 중국, 신속통로신설 (기업인입국절차간소화) 

➢ 산업부-외교부-복지부-대사관-민간유관기관

◆ 통상협상

➢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 한-필리핀 FTA 

2. 코로나 19 대응산업부문주요정책

16

디지털통상분야

◆ 온라인마케팅지원

➢ 무역관과글로벌기업·현지 협단체의협업을 통한유력바이어 선별매칭

➢ 중소∙중견기업비대면 수출마케팅 지원 (화장품, 의료기기, IT, 조선기자재, 전력부품등)

➢ 소부장품목에 대해 수출바우처를 통한샘플배송 및 AR·VR을활용한 국내공장실사

등맞춤 지원

➢ 온라인사전조율-오프라인 심층상담

➢ 코트라등 공공기관 활용하는진출∙수출기업에대한 밀착지원

◆ 디지털통상지원

➢ 디지털기업해외시장 진출 지원

➢ 전자적원산지정보 교환시스템(EODES) 작업반설치

➢ 디지털통상규범 정립 가속화

◆ 공공데이터활용한새로운사업기회창출

2. 코로나 19 대응산업부문주요정책

17

산업·기업지원

◆ 수시회의

➢ 수출상황현장점검회의, 수출업계간담회, 산업단지 현장간담회, 실물경제영향점검회의

◆ 긴급업계간담회

➢ 생산및 수출활동에서의 애로사항청취(조선, 자동차, 정유, 섬유등)

▪ 석유수입.판매부과금납부 3개월유예(9천억원규모), 석유공사비축시설을석유업계에임대

◆ 주력산업공급망안정화추진

➢ 유턴유치 및지원 위한 민관합동유턴지원반 출범 (4.28) 

◆ 국내수요창출관련정책

➢ 으뜸효율가전제품 구매비용 환급 (3.23~   ) 

◆ 유망산업지원

➢ 우수로봇기업 저금리 대출지원 (코로나 19 피해기업우선지원) 

➢ 신수출기회 7대 상품군지원 강화

▪ ➀의료용품, ➁위생용품, ➂건강식품, ➃홈쿠킹, ➄홈뷰티, ➅청정가전, ➆디지털장비

➢ 언택트산업, 홈코노미, K방역 산업의新수출성장동력화

▪ 5G 인프라, 진단키트등의료기기, 가공식품, 세정제등

2. 코로나 19 대응산업부문주요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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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정책관련주요과제 (단기) 

◆ 제반세제혜택및유동성확대에서정책지원의적기성과실효성제고

➢ 대출연장, 세금감면·납부유예및 고용유지지원금확대

➢ 유동성지원의 실효성 제고

◆ 수요위축을 보완하는내수창출로국내생산기반보존

➢ 자동차·가전, 조선·기계등기간 산업에대한 내수확대 조치

➢ 공공조달확대, 대형산업 인프라투자 추진

➢ 코로나 19로 인한 가동불안정 및추후 주요국경기부양에 대비

◆ 글로벌이동성복원과국제협력으로원활한수출입활동지원

➢ 소재부품의원활한 조달 지원, 수출지체 해소

➢ 국내외검역 대기시간 단축및 신속한통관절차 지원

➢ 주요국입국 제한조치에 대한 정부간긴밀한 협력

2. 코로나 19 대응산업부문주요정책

19

정책관련주요과제 (중장기) 

◆ 포스트코로나시대성장산업∙기술의발굴과육성

➢ 온라인기반 비즈니스 인프라확충

➢ 비대면산업, 의료서비스기반 확대

➢ 질서있는구조조정, 중장기적방향성 기반

◆ 국내산업생태계의강건성과복원력제고

➢ 산업지능화, 스마트 제조전환

➢ 기업투자 지원, 혁신적 인적자원확보

➢ 산업지능화와연계된 주요 산업의국내 공급역량제고

◆ 글로벌가치사슬재편에전략적대응

➢ 새로운글로벌 가치 사슬에서의주요국들과 관계를재정립

▪ 신남방정책의조기추진, 전략적국제협력

▪ 신보호주의대응, K-브랜드의 적극활용

➢ 공급망글로벌화의 위험성 제어

▪ 핵심부품, 기자재의라이선스생산, 기업유치

▪ 국내유턴지원을위한인프라 구축

2. 코로나 19 대응산업부문주요정책

20

[참고] 주요 산업정책

◆ 제조업활력회복및혁신전략(’18.12)

◆ 제조업르네상스비전및전략(’19.6)

➢ 신산업 육성전략을 비롯한 업종별·기능별대책

◆ ‘흔들리지않는산업강국’ 실현계획(’20.2)

주력산업 신산업 무역‧투자 산업기반

• 제조업활력회복및혁신전략(‘18.12)

• 자동차부품(‘18.12)

• 공기산업(‘19.3)

• 동대문패션(‘19.4)

• 조선(‘18.11,’19.4)

• 제조업르네상스비전및전략(‘19.6)

• 섬유패션(‘19.6)

• 소재부품장비(‘19.8)

•코로나19대응자동차부품수급안정화대책(’20.2)

•2020업무계획 ‘흔들리지않는산업강국’(‘20.2)

• 수소로드맵(‘19.1)

• 로봇(‘19.3)

• 재생에너지(‘19.4)

• 시스템반도체(‘19.4)

• 바이오헬스(‘19.5)

• 미래차(‘19.10)

• 수소안전관리(’19.12)

• 수소경제법제정(‘20.1)

• 수출시장구조(‘19.9)

• 디지털무역(‘19.10)

•수출상황점검·대응(’20.2)

• 코로나19기업애로해소및

수출지원대책(’20.2,)

• 표준화선점(‘19.6)

• 기활법개정(‘19.8)

• 스마트산단(‘19.9)

• 디자인(‘19.9)

• 산단대개조(‘19.11)

• 지식재산(‘19.11)

• 국가AI('19.12)

• 인재양성(‘19.12)

•규제샌드박스발전방안(’20.1)

• 집단에너지기본계획(‘20.2)

• 중견기업기본계획(’20.2)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2020. 4. 7. 

2. 코로나 19 대응 산업 부문 주요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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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정책관련주요과제 (단기) 

◆ 제반세제혜택및유동성확대에서정책지원의적기성과실효성제고

➢ 대출연장, 세금감면·납부유예및 고용유지지원금확대

➢ 유동성지원의 실효성 제고

◆ 수요위축을 보완하는내수창출로국내생산기반보존

➢ 자동차·가전, 조선·기계등기간 산업에대한 내수확대 조치

➢ 공공조달확대, 대형산업 인프라투자 추진

➢ 코로나 19로 인한 가동불안정 및추후 주요국경기부양에 대비

◆ 글로벌이동성복원과국제협력으로원활한수출입활동지원

➢ 소재부품의원활한 조달 지원, 수출지체 해소

➢ 국내외검역 대기시간 단축및 신속한통관절차 지원

➢ 주요국입국 제한조치에 대한 정부간긴밀한 협력

2. 코로나 19 대응산업부문주요정책

19

정책관련주요과제 (중장기) 

◆ 포스트코로나시대성장산업∙기술의발굴과육성

➢ 온라인기반 비즈니스 인프라확충

➢ 비대면산업, 의료서비스기반 확대

➢ 질서있는구조조정, 중장기적방향성 기반

◆ 국내산업생태계의강건성과복원력제고

➢ 산업지능화, 스마트 제조전환

➢ 기업투자 지원, 혁신적 인적자원확보

➢ 산업지능화와연계된 주요 산업의국내 공급역량제고

◆ 글로벌가치사슬재편에전략적대응

➢ 새로운글로벌 가치 사슬에서의주요국들과 관계를재정립

▪ 신남방정책의조기추진, 전략적국제협력

▪ 신보호주의대응, K-브랜드의적극활용

➢ 공급망글로벌화의 위험성 제어

▪ 핵심부품, 기자재의라이선스생산, 기업유치

▪ 국내유턴지원을위한인프라구축

2. 코로나 19 대응산업부문주요정책

20

[참고] 주요 산업정책

◆ 제조업활력회복및혁신전략(’18.12)

◆ 제조업르네상스비전및전략(’19.6)

➢ 신산업 육성전략을 비롯한 업종별·기능별대책

◆ ‘흔들리지않는산업강국’ 실현계획(’20.2)

주력산업 신산업 무역‧투자 산업기반

• 제조업활력회복및혁신전략(‘18.12)

• 자동차부품(‘18.12)

• 공기산업(‘19.3)

• 동대문패션(‘19.4)

• 조선(‘18.11,’19.4)

• 제조업르네상스비전및전략(‘19.6)

• 섬유패션(‘19.6)

• 소재부품장비(‘19.8)

•코로나19대응자동차부품수급안정화대책(’20.2)

•2020업무계획 ‘흔들리지않는산업강국’(‘20.2)

• 수소로드맵(‘19.1)

• 로봇(‘19.3)

• 재생에너지(‘19.4)

• 시스템반도체(‘19.4)

• 바이오헬스(‘19.5)

• 미래차(‘19.10)

• 수소안전관리(’19.12)

• 수소경제법제정(‘20.1)

• 수출시장구조(‘19.9)

• 디지털무역(‘19.10)

•수출상황점검·대응(’20.2)

• 코로나19기업애로해소및

수출지원대책(’20.2,)

• 표준화선점(‘19.6)

• 기활법개정(‘19.8)

• 스마트산단(‘19.9)

• 디자인(‘19.9)

• 산단대개조(‘19.11)

• 지식재산(‘19.11)

• 국가AI('19.12)

• 인재양성(‘19.12)

•규제샌드박스발전방안(’20.1)

• 집단에너지기본계획(‘20.2)

• 중견기업기본계획(’20.2)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2020. 4. 7. 

2. 코로나 19 대응 산업 부문 주요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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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예상되는 변화의 방향 (코로나바이러스 트렌드 보고서, 매리 미커)

◆ 디지털 전환 가속화

➢ 모든 비즈니스가 비대면으로 전환

▪ ‘줌’ 회의 참석자 : 1천만(20.1) ⇒ 2억명 (’20.4) •    ‘슬랙’ 유료 가입자 2배 증가(’20.1/4)

▪ MS ‘팀즈’ 일일 활성 사용자 4,400만 돌파

➢ 디지털 수업, 비대면 구매(배달앱, 가정식, DT), 클라우드 기반 제품•서비스

◆ 온디맨드 비즈니스, 새로운 규범으로 부상

➢ 플랫폼 서비스, Gig 노동자 확대 (물류, 전자상거래, 운송) 

▪ Instacart 30만명,  Amazon 17.5만명 신규 채용

◆ 디지털 헬스케어 혁신 촉진

➢ 원격진료, 웨어러블 장비, 진단 장비, 의료데이터 상호운용성, AI 적용

◆ 재택근무 확산으로 워라밸 재정립

➢ 분산형 업무 시스템 –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 (소통방식, 출퇴근, 여가 생활)

◆ 공공부문 디지털화 가속화

➢ 행정 시스템의 업그레이드

◆ 스포츠의 e스포츠화

➢ eNASCAR, Virtual Grand Prix race…

3. 산업기술 변화 대응 향후 과제

23

포스트 코로나 유망기술 (KISTEP,  2020.4) 

3. 산업기술 변화 대응 향후 과제

24

포스트코로나유망기술 (KISTEP,  2020.4) 

영역 유망 기술

헬스케어

디지털치료제 AI 기반실시간질병진단기술

실시간생체정보측정.분석기술 감염병확산예측•조기경보기술

RNA 바이러스 대항백신기술

교육
실감형교육을 위한가상·혼합현실기술 AI·빅데이터기반

맞춤형학습기술 온라인수업을위한대용량통신기술

교통
감염의심자이송용자율주행차 개인맞춤형라스트마일모빌리티

통합교통서비스(MaaS)

물류
ICT기반물류정보 통합플랫폼 배송용자율주행로봇

유통물류센터스마트화기술

제조
디지털트윈 인간증강기술

협동로봇

환경 의료폐기물수집･운반용로봇 인수공통감염병통합관리기술

문화 딥페이크탐지기술 드론기반의 GIS 구축및 3D 영상화기술

정보보안
화상회의보안성확보기술 양자얽힘기반의화상보안통신기술

동형암호이용동선추적시스템

3. 산업기술변화대응향후과제

25

코로나 19 이후주요제품군의변화방향

◆ 비대면관련제품, 건강, 가정용제품, 코로나 19 이후지속적으로수요확대

➢ 디지털콘텐츠, AI, 서버, 정보처리, 정보보안관련 부품·장비유망

➢ 국가브랜드 이미지 제고로새로운 도약의기회로 작용기대

◆ 비대면사회로의이행은기존주력제품군의수요둔화가속화하는요인으로작용

➢ 제품수요 구조의변화, 대량물류및 유통부문의 침체

➢ 기존생산-수요 방식의변화에 의한부품·장비수요 부진예상

구분 주요 제품

유망제품군 자동차(클린모빌리티),조선(스마트선박솔루션),
기계(반도체제조용기계, 원격관리시스템통신장비)

항균소재(철강,화학,세라믹),의료용소재,
섬유(마스크·진단키트용섬유소재,의료·산업·안전보호용방호복소재)

건강·스마트가전, 5G 및차세대무선통신장비,
반도체(DDR5 D램, HBM 3세대모델), 프리미엄디스플레이, EV용이차전지

위험제품군 자동차(소형상용차,상용차전용부품),조선(컨테이너선,해양플랜트),

기계(건설기계,공작기계)

철강(강관,선재),화학(건축용자재), 정유(휘발유,경유,항공유),

섬유(의류,직·편물,표백·염색·가공제품)

자료 : 산업연구원, 2020. 4. 

3. 산업기술변화대응향후과제



- 173 -

22

예상되는 변화의 방향 (코로나바이러스 트렌드 보고서, 매리 미커)

◆ 디지털 전환 가속화

➢ 모든 비즈니스가 비대면으로 전환

▪ ‘줌’ 회의 참석자 : 1천만(20.1) ⇒ 2억명 (’20.4) •    ‘슬랙’ 유료 가입자 2배 증가(’20.1/4)

▪ MS ‘팀즈’ 일일 활성 사용자 4,400만 돌파

➢ 디지털 수업, 비대면 구매(배달앱, 가정식, DT), 클라우드 기반 제품•서비스

◆ 온디맨드 비즈니스, 새로운 규범으로 부상

➢ 플랫폼 서비스, Gig 노동자 확대 (물류, 전자상거래, 운송) 

▪ Instacart 30만명,  Amazon 17.5만명 신규 채용

◆ 디지털 헬스케어 혁신 촉진

➢ 원격진료, 웨어러블 장비, 진단 장비, 의료데이터 상호운용성, AI 적용

◆ 재택근무 확산으로 워라밸 재정립

➢ 분산형 업무 시스템 –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 (소통방식, 출퇴근, 여가 생활)

◆ 공공부문 디지털화 가속화

➢ 행정 시스템의 업그레이드

◆ 스포츠의 e스포츠화

➢ eNASCAR, Virtual Grand Prix r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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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코로나 유망기술 (KISTEP,  2020.4) 

3. 산업기술 변화 대응 향후 과제

24

포스트코로나유망기술 (KISTEP,  2020.4) 

영역 유망 기술

헬스케어

디지털치료제 AI 기반실시간질병진단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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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형암호이용동선추적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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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이후주요제품군의변화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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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반도체제조용기계, 원격관리시스템통신장비)

항균소재(철강,화학,세라믹),의료용소재,
섬유(마스크·진단키트용섬유소재,의료·산업·안전보호용방호복소재)

건강·스마트가전, 5G 및차세대무선통신장비,
반도체(DDR5 D램, HBM 3세대모델), 프리미엄디스플레이, EV용이차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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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산업연구원, 202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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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과제

◆ 신제조업으로의 전환

➢ 국내 산업구조 고도화의 적극적 기회로 활용

▪ 중장기 산업발전 목표와 경로에 기반 (제조업 르네상스, ’19.6)

▪ 산업지능화 연계 주요 산업의 국내 공급기반 강화

– 5G 통신설지, 로봇, 3D 프린팅, 차세대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센서, 시스템반도체 등

▪ 스마트 제조로의 이행을 위한 지능정보인프라 확충

– 스마트 산단, 외자유치, 리쇼어링

◆ 국제 경쟁우위의 확보

➢ 유지∙보존 ⇒ 혁신역량 제고에 주력

▪ 기업지원은 비전과 투자 촉진 인센티브로 활용

▪ 신산업투자·디지털전환 투자 지원 확대

➢ 새로운 경쟁우위 원천의 모색과 확보

▪ R&D의 사업화 촉진

– 정부 : 투자위축·R&D 쏠림 지양, 정출연 역할 강화

– 민간 : 투자유인 제공(기업연구소, 인력, 교육) 

▪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 확대 (실업수당 ⇒ 교육수당)

3. 산업기술 변화 대응 향후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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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과제

◆ 새로운 글로벌 가치사슬의 전략적 활용

➢ 국내 산업생태계의 복원과 강건화

▪ 바이오 : 시약, 부품 등의 공급역량 확보

▪ 센서, IoT, 핵심 소재부품장비

▪ 콘텐츠, 통신 , 인증,  암호화,  빅데이터

➢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전략적 접근

▪ 일자리 창출 가능한 재정지출

◆ 데이터 활용의 확산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설계

➢ 바이오헬스, ICT : 정보보안, 정보분석, 개인맞춤형…

▪ ICT 비대면 사업 : 클라우드 서비스 활성화, 애플리케이션의 BM 창출

▪ 바이오 헬스 비대면 사업 : 원격진료 활성화 기반 구축이 관건

➢ 데이터 수집, 분석, 기술과 보안의 관리

▪ 국가지원금 : 카드 형태로 발급, 데이터 축적의 기회로 활용

3. 산업기술 변화 대응 향후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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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스마트화•친환경화•융복합화로 산업구조혁신 가속화

▪스마트화 : 스마트공장 + 스마트산단 + AI 기반업종특화산업지능화

▪친환경화 :제품과생산의친환경화→친환경시장선도국가도약

▪융복합화 :제조업과서비스업,이업종간융합으로부가가치제고

2 신산업을새로운주력산업으로육성,기존주력산업은혁신을통해탈바꿈

▪지속적인신산업창출에국가적역량과자원결집

▪주력산업은고부가유망품목중심으로전환가속화

▪제조업의허리소재·부품·장비산업집중육성

▪상시적사업재편과기업구조혁신촉진

▪산업단지대개조및혁신허브구축

▪지속적인세계일류기업확대및수출지원강화

[참고] 제조업르네상스 : 4대추진전략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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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산업생태계를도전과축적 중심으로전면 개편

▪사람 :제조업이필요로하는인재를적기에충분히양성

▪기술 :도전,속도,축적이가능토록 R&D체계혁신

▪금융 :혁신제조기업의도전․성장을뒷받침하는금융체계구축

4 투자와 혁신을뒷받침하는정부 역할 강화

▪기업하기좋은환경조성과과감한지원을통해국내투자활성화

▪정부가 First Buyer로서선도적으로수요창출,대규모실증확대

▪혁신이확산될수있는민관협력체계구축

[참고] 제조업르네상스 : 4대추진전략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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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세션Ⅱ : 산업통상분야 대응과 과제 

토론



- 178 -



- 179 -

코로나19 이후 국정방향 정책토론회 ‘산업통상분야 대응과 과제’ 토론 요지

서진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1. 발표 내용에 대한 코멘트

□ (강유덕 교수님 발표자료) 코로나19 사태의 세계적 확산과 그에 따른 경제적 충격, 

그리고 그 이후 코로나19가 국제 산업통상질서에 미치게 될 영향을 잘 정리해 주었

다고 생각함.

  ○ 특히 코로나19 이후 예상되는 국제 산업통살질서의 변화를 ⅰ) 글로벌 가치사슬의 

재편, ⅱ) 보호무역의 확산 가능성, ⅲ) 중국 리스크, ⅳ) 국제 협의체의 역할 등의 

언급은 정책적으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봄.

□ (손수득 본부장님 발표자료)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KOTRA의 활약과 이후 추진해 

나가야 해외 마케팅 전략을 잘 정리해 주었다고 생각함.

  ○ 특히 Post 코로나19 해외 마케팅 추진 방향으로 ⅰ) 홈코노미, 진단 및 방역 등 

수요증가 품목 타겟 마케팅, ⅱ) 글로벌공급망 재편에 능동적 대처,  ⅲ) 주요국의 

경기부양용 프로젝트 수주 확대, ⅳ) 주요국 산업육성정책 수혜분야 진출 확대 등 

구체적인 내용은 현장에서도 단기적으로 적절히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봄.

□ (정은미 본부장님 발표자료)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국내 산업의 피해와 정부의 대응 

주요 정책, 그리고 향후 예상되는 산업기술의 변화에 기초해 정부가 추구해야 할 

주요 과제를 잘 정리해 주었다고 생각함.

  ○ 특히 향후 예상되는 변화의 방향을 ⅰ) 디지털 전환 가속화, ⅱ) 온라인수요 확대, 

ⅲ) 디지털 헬스케어 혁신, ⅳ) 재택근무 확산과 공공부문 디지털화 가속 등으로 

정리하고 주요 과제로 신제조업으로의 전환, 국제 경쟁우이 확보, 신 가치사슬의 

전략적 활용, 데이터 활용 확산을 위한 제도 설계 등에 대한 언급은 정책적으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봄.

□ 중복되지 않은 범위내에서 코로나19 이후 산업통상분야에서의 국제 질서의 변화에 

관해 우리가 보다 큰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아야 할 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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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목해서 지켜보아야 할 요소

□ (코로나19는 기존 글로벌 산업통상질서의 진화(evolution)를 가속화시키는 촉매제 역할

  ○ 국제 산업통상질서는 코로나 19와 관계없이 이미 구조적으로 재편되고 있었음.

    ① 산업 생태계의 변화: 4차 산업혁명으로 ITC 및 디지털 중심의 산업으로의 전환

    ② 국제무역의 변화: 상품무역 중심에서 서비스무역 및 전자상거래 중심으로 변화

    ③ 글로벌 가치사슬의 변화: 임금 중심에서 기술 및 지식 중심으로 진화

    ④ 통상질서의 변화: 신보호무역주의의 등장과 고착화

  ○ 코로나 19는 기존의 변화를 가속화시키는 trigger 역할을 한 것이며 기존 변화의 

방향을 바꾸는 역할을 한 것은 아님.

    - 다만 기존에 상대적으로 관심을 받지 못한 분야에 사회적․정책적 관심을 새롭게 

불러일으킨 부분은 존재(예: 기후변화 및 생태환경의 중요성 재인식, 경제안보

(economic security) - healthcare and its equipments의 중요성 등)

  ○ 따라서 기존의 글로벌 산업통상질서 변화의 방향을 재 조망하는 것이 중요 

   

□ 최근의 글로벌 산업통상 환경은 불확실성(uncertainty)과 갈등 및 대립(conflict & 

confrontation) 으로 요약 가능

  ○ 다양한 요인들이* 불확실성을 확대시키고 있으며, 이로 인해 생산과 투자는 물론 

수요 위축으로 향후 글로벌 성장 전망이 밝지 않은 상황

    * ⅰ) 미-중간 무역 갈등과 기술패권 경쟁, ⅱ) 브렉시트의 구체적인 방법은 여전히 모호, ⅲ) WTO 
다자체제의 구조적 위기, ⅳ) 급격한 기술 혁명, ⅴ) 바이러스의 세계적 확산 등

  ○ 동시에 국내외적으로 갈등과 대립이 확산․심화되고 있음.

    - 불확실성하 저성장 기조는 자국(이익) 중심의 정책으로 연결되어 국내 산업보호와 

고용유지를 위항 일방적 보호주의와 무역 갈등으로 표출됨으로써 글로벌 갈등

(대립) 구조를 양산

    - 대내적으로도 세대간 갈등(old vs new generation), 소득 계층간 갈등(poor vs 

rich), 이념의 갈등(진보 vs 보수)이 표출되고 있음.

  ○ 갈등과 대립이 다시 불확실성을 증폭시켜 성장을 위축시키는 악순환의 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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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한편 불확실성과 갈등 및 대립을 해소하기 위한 국제 협력이 재추진될 수도 

있으나, 글로벌 보다 복수국간(특히 like-minded countries) 협력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 과정에서 복원(resilience)은‘새로운 패러다임으로의 이전’의 의미가 큼.

  ○ 불확실성과 갈등과 대립 등의 문제는 어느 한 국가만의 힘만으로 해결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국제 협력의 필요성이 대두될 것이나, 현재의 갈등구조를 

감안할 때 세계적인 글로벌 협력보다는 마음이 맞는 국가들끼리의 복수국간협력 

가능성이 더욱 큼.

    * 이 경우 우리나라는 미국 중심의 협력그룹과 중국 중심의 협력그룹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할 수도   

  ○ 특히 이 과정에서 나타날‘복원(resilience)’은 단순히 문제 발생 이전으로 복원(bounce 

back)이 아닌 문제를 해결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이전 또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가기위한 중간 기착지로의 이동(bounce forward)을 의미한다는 점에 주의

  ○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볼 때 기존의 WTO 다자통상체제는 향후 더 이상 존재할 수 

없을 전망(WTO체제의 구조적 위기와 WTO 3.0 필요성)

□ 따라서 코로나 19 이후 산업통상 분야 대응은 글로벌 산업통상질서가 불확실성과 

갈등(및 대립)의 시대가 당분간 계속될 것이라는 전제하에서 출발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GVC 재편에 대해서는 정부가 다음과 같은 점에 유의해야 할 것임.

  ○ GVC 진화(evolution) 과정에서 ① 북미권 ② EU권, ③ 중국 중심의 동아시아권으로 

분화 내지 지역화 경향이 예상되나, 어떠한 지역 GVC도 고부가가치 기술이 중심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4차 산업혁명을 이끌 기술개발 및 관련 R&D에 대한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이 매우 중요

  ○ 새로운 GVC 설계에서 소비시장으로서의 가치를 함께 고려할 필요

    - COVID 19 이후 GVC 안정성 확보차원에서 어느 한 나라에 대한 과도한 생산의존은 

위험을 고려 조정되어야 하지만 새로운 GVC 설계에서는 supply 측면뿐만 아니라 

소비시장으로서의 가치도 동시에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예를 들어 중국에 대한 과도한 생산 의존도를 줄일 필요는 있으나 동시에 거대 소비시장으로서의 
중국의 가치를 동시에 고려하여 supply chain을 재구성할 필요.

    * 따라서 단순히 중국에서 동남아국가로 생산기지 이전은 향후 중국 소비시장 진입시 중국으로부터 
차별적 대우를 받을 또 다른 리스크에 직면하게 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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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관심을 둘 필요가 있는 부분

  ○ COVID 19 직후 나타난 일시 수요중가 품목에 대한 과도한 관심은 문제가 될 수도 

    - 예를 들어 Healthcare, 위생용품 등에 대한 수요가 일시 급증한 이후 향후 계속 

유지될 것인지는 여전히 의문(투자는 1~2년을 보고 할 수 없음). 이 보다는 산업적 

관점에서 접근하여 바이오(Bio) 산업을 육성하는 것이 보다 적절. 

    - 한편 COVID 19 대응과정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선진국의 건강보험체제의 개혁시 

재정적자 축소를 위해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 

바이오시밀러의 체계적 육성도 필요 

  ○ COVID 19 이후 기후 변화 및 환경 생태의 중요성에 대한 재인식

    - 세계적인 일시적 경제활동 중단으로 기후변화, 환경 및 생태보전, 지속가능성에 

대한 글로벌 관심이 더욱 커지고 환경 및 생태보전에 대한 중요성이 재인식되고 

있는 바 기후변화, 환경보전, 친환경 에너지 등에 국제적 논의를 주도할 필요

    * 국제무대에서 기후변화협상이나 환경상품협상을 주도할 필요

 

  ○ 고용시장의 구조적 불안정에 사전 대처

 

    - COVID 19 대응과정에서 향후 필수적인 고용과 상대적으로 그렇치 못한 고용으로 

구분이 가능하고, 이것이 기술혁명과 맞물리면서 향후 상대적으로 필요성이 감소

하는 부분의 구조적 고용불안이 나타날 수밖에 없을 것임.

  ○ 이웃 국가와 함께 커 나가는 글로벌 포용적 성장은 지속되어야

    - de-globalization이 대두된다고 해고 디지털 경제에서 지구상 어느 국가, 국민과도 

실시간으로 연결되는 초연결사회의 특성은 계속 유지될 것이고 어느 한 국가만의 

나홀로 성장은 다양한 형태의 견제를 받고 갈등의 원인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함께 성장하는 글로벌 포용적 성장전략은 계속 되어야 할 것으로 봄

    * 이러한 관점에서 쉽게 드러나는 과도한 상품무역수지 흑자는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으며, 부가가치 
측면에서의 경상수지를 관리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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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현정 정책기획위원회 평화번영분과 위원

세션Ⅱ : 산업통상분야 대응과 과제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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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이후 산업통상분야의 대응과 과제

제현정 정책기획위원회 평화번영분과 위원

코로나 사태와 세계화의 취약성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이 인터넷과 글로벌 공급망으로 복잡하게 얽

혀있고, 국가간 무역과 투자는 이러한 세계화와 상호작용하며 세계경

제를 이끌고 있다. 국경의 문턱이 낮을수록 무역과 투자가 활성화되기 

마련인데 질병의 확산은 그 무엇보다 국가의 개입과 국경의 장벽을 필

요로 한다. 평소에 수출에 대해서는 제약이 많지 않은데 코로나가 확

산되자 많은 국가들이 마스크를 비롯한 의료용품 수출을 제한하는 조

치를 취하고, 심지어 일부 국가는 식량부족을 우려하여 일부 농산물 

수출을 제한하기 시작했다. 국제기구의 수장과 많은 전문가들이 국제

공조를 통해 필수 의료용품에 대한 수출제한을 지양해야한다고 주장하

고 있지만 각국 정부의 방침은 큰 변화가 없어 보인다. 질병의 확산으

로 세계화의 취약성(fragility)이 드러나자 순식간에 지구촌에 경계선이 

그어진 형국이다. 

글로벌 리더십과 국제공조 부재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시기에는 G20 국가들간에 경기부양은 물론 무

역을 제한하는 보호무역조치를 취하지 않기 위해 협력했고 실제로 상

당히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금융위기와는 달리 당장 국민들

의 생명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국가들간의 공조가 어려운 것이 당연할 

수도 있겠으나 국제협력이 어려운 또 다른 원인은 바로 리더십의 부재

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는 미국이 세계 리더십을 발휘하고 중국

과 협력하여 위기를 극복했지만, 코로나 이전부터 이미 상당 기간 미

국이 자국 우선주의를 고수하고 미중간 갈등의 골이 깊어져 국가간 공

조를 이끌어낼 구심점이 사라져버렸다. 코로나 사태로 가장 피해가 큰 

상황에서도 트럼프 행정부는 글로벌 리더십을 발휘할 의지가 없어 보

이며, 이에 대해 미국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중국에 대한 의존도 인식

한편,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도 미국, 유럽을 비롯한 많은 국가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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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존하는 경향이 더 짙어졌는데, 결국 코로나 

사태를 통해 그 불편한 진실과 취약성이 여실히 드러났다. 이러한 상

황에서 질병이 시작된 중국이 강력한 국가통제를 통해 다른 국가들보

다 앞서 경제를 정상화시키면서 글로벌 리더십 틈새시장을 공략하는 

모습을 보이자, 최근 미국과 유럽 국가들이 매우 불편한 심기를 드러

내고 있다. 미국은 글로벌 리더십을 발휘할 생각은 없어 보이지만 중

국의 행보를 그냥 좌시할 수는 없고, EU는 코로나 사태로 경쟁력을 상

실한 기업들이 중국 자본에 잠식될까 크게 우려하고 있다. 세계 인류

의 건강과 경제회복을 위해 어느 때보다 절실한 국제공조가 녹록치 않

은 이유가 여기에 있다. 

<세계수입 추이와 통상환경 변화>

미국과 중국의 헤게모니 경쟁 지속

금년 1월 미국과 중국이 오랜 협상 끝에 타결한 1단계 무역협정에 서

명을 하고 2월 동 협정이 발효되면서 일견 미중 갈등이 한 고비를 넘

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실제로 협상의 결과는 미중 갈등에 따른 불

확실성이 해소되기 보다는 기업들이 예상하는 시나리오를 더 복잡하게 

만들었다. 미국이 중국에 대해 1974년 통상법 301조를 근거로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여러 차례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도 보복조치를 

취한 결과, 2019년부터 양국간 무역금액이 감소하는 이른바‘디커플링

(de-coupling)’의 추세가 보이기 시작했다. 그런데 1단계 무역협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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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르면 중국이 2020~2021년간 미국으로부터 공산품, 농산물, 서비스 등

의 수입을 2,000억 달러 늘려야하며 중국이 이를 이행할 경우 양국 무

역이 디커플링의 역방향으로 움직이게 된다. 이는 미국의 수출이 중국

에 더 의존하게 된다는 의미다. 협정의 내용이 공개된 이후 실현 가능

성에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했고, 더구나 코로나 사태가 일어나자 중국

이 약속을 이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었다. 

현재는 미국이 코로나 대응 때문에 협정 이행 여부를 부각시키지 않고 

있지만 사태가 어느 정도 진정되고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전이 본격화

되면 언제든지 미국의 대중국 견제가 정치적 카드로 적극 활용될 수 

있다. 미국이 이전까지 자국 통상법을 근거로 중국에 대해 일방적인 

조치를 취했다면, 이제는 양국이 체결한 무역협정의 이행 여부를 빌미

로 중국을 견제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유리한 카드를 쥐고 있는 셈

이다.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에 따라 미국 통상정책이 변화할 가

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지만 민주당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고 하더라도 

중국 견제의 기조는 크게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가 중론이다. 그

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할 경우에는 보조금 관행, 국영기업 

등 중국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다룰 통상분쟁 2차전이 본격화될 것이다. 

미국과 중국에 대한 무역 비중이 높은 한국은 양국 갈등구조에 가장 

민감하고 취약한 국가 중 하나다. 기업들이 느끼는 답답함은 우리가 

갈등의 당사국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 해결의 주체가 될 수 없고 상황

의 전개를 지켜보면서 대응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

고 우리가 무역을 포기할 수 없는 한, 보다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기

업 스스로 장기적이고 다면적인 시각으로 지정학적 요소와 세계질서의 

변화를 잘 읽어내는 노력이 필요하다.

보호무역기조 가속화 대비 필요

코로나 이전부터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미국에서 시작된 보호무역기조

가 전 세계로 확산되었고 작년부터 인도 등 신흥개도국의 보호무역조

치가 잇따르고 있다. 사실 대표적 수입규제조치인 반덤핑·상계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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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이프가드 조치의 증감은 세계경기의 흐름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

는데 최근 이러한 수입규제의 증가는 경기적 요인 보다는 미국에서 시

작된 규제조치가 다른 국가들에게 연쇄적으로 파급된 측면이 강하다. 

문제는 코로나 사태로 세계경제가 침체국면으로 접어들면 보호무역기

조가 더 가속화될 가능성이 커진다는 점이다. 4월 초에 세계무역기구

(WTO)가 코비드19의 영향으로 최악의 경우 2020년 세계 교역물량이 

30% 이상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한데 이어, 국제통화기금(IMF)은 금년 

세계경제 성장률을 당초 3.3%에서 마이너스 3.0%로 대폭 하향 조정했

다. 1930년대 대공황 이후 최악의 경기 침체를 예상하는 상황에서 각

국 정부는 경기부양을 위해 전례 없는 규모의 자금을 투입하는 한편, 

자국 산업을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한 정책을 선택할 수밖에 없을 것이

다. 더구나 이번 사태를 통해 전염병 대응을 위해 필요한 각종 의료용

품과 장비 생산시설을 국내에 유치하려는 리쇼어링(re-shoring) 정책과 

정부구매시 국내산 구매를 의무화하는(buy local) 조치가 증가할 가능성

이 높다. 코로나 사태는 실물경제에 직접 타격을 주었기 때문에 현재

는 각국 정부가 경기부양 정책에 몰두해 있지만 수요가 쉽게 살아나지 

않고 기업들의 어려움이 가중될수록 산업보호에 대한 요구가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유럽제조업자연합(AEGIS Europe)은 위기 상

황에서 무역구제조치 등을 적극 활용하여 외국상품으로부터 국내 산업

을 보호해달라고 유럽집행위에 공식 요청했다. 

반덤핑·상계관세 등 수입규제조치는 일단 조사가 시작되면 대응하는

데 상당한 비용이 수반되기 때문에 중소기업들에게는 큰 부담이 된다. 

따라서 사전적으로 대비하는 노력이 필요한데 당분간 기업들은 수입국

내 경쟁 기업들의 움직임을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수출물량을 적절하게 

조절해나갈 필요가 있다. 특히 최근 수입규제조치를 매우 공격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인도에 수출하는 기업들은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온라인 비즈니스의 성장과 기회

세계경기 침체의 골이 깊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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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히려 성장하는 비즈니스가 있기 마련이다. 질병의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가 일반화되자 비대면(untact) 사업이 각광 받고 있다. 물론 이 분

야도 기술의 발전과 함께 이미 성장을 하고 있었지만 코로나 사태가 

가속화의 전환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는 코로나 확산 초기

의 오명을 벗고 세계에서 가장 대처를 잘 한 국가 중 하나로 손꼽히고 

있는데, 온라인 비즈니스 성장의 환경 측면에서는 점수가 그리 높지 

않다. 미래 먹거리를 서비스 산업에서 찾는 목소리가 많고, 콘텐츠, 의

료, 관광, 교육 등 많은 서비스 산업분야가 온라인과 뗄 수 없는 관계

가 되어가고 있지만 여전히 한국은 구글 지도를 사용할 수 없고 원격 

의료가 자유롭지 않은 국가이다. 코로나 사태 이후 국별로 온라인 비

즈니스 경쟁이 치열해지는 한편, 디지털 비즈니스와 관련된 글로벌 규

범 논의가 활발해질 것을 대비하여 기업들의 관심과 의견 개진이 절실

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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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욱 충북대학교 교수

세션Ⅱ : 산업통상분야 대응과 과제 

토론



- 192 -



- 193 -

코로나 19 이후 산업통상분야 대응과 과제

충북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윤성욱

코로나 19 대응에 있어 한국은 전 세계적으로 칭송을 받고 있다. ‘한국식 코로나 대
량 검사’에서부터 확진자 관리, 투명한 정보 공개와 방역체계 등과 관련한 국가의 역
량, 그리고 국민들의 질서의식과 성공적인 총선 실시 등에서 보여준 민주주의 역량까
지 모든 면에서 미국과 유럽 등의 선진국들보다 체계적이고 뛰어난 위기관리 능력을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코로나 19 이후 산업통상분야의 전망은 세 분의 발표자께서 진단하시는 것처
럼 수출 중심의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는 한국에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모든 발표자 분들이 공통적으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글로벌 가치사슬, 즉 
GVC의 변화와 재편이 본격화 될 것이며, GVC 활용도가 높은 한국과 같은 국가에 적
지 않은 타격이 예상된다. 이러한 점에서 Joseph Stiglitz 등은 ‘just-in-time 방식의 
수입’은 감소하고 국내 조달을 통한 생산이 증가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동일한 
맥락에서 발표자분들께서 리쇼어링의 가속화, 신남방 지역 등으로의 글로벌 공급망 
다변화 필요, 부품소재 자립화 등의 촉진 및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세분의 발표자분들께서 거시적 차원의 통상질서 전망과 코로나 19 이후 유망 산업, 
우리 기업에 대한 지원 방향 등을 다양한 분야를 자세히 설명해 주셔서 제 토론에서
는 이러한 전망과 정책 방향 수립 시 좀 더 세심히 고려해야 하는 부분과 추가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정책 방향 등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다.

1. 불확실성(uncertainty)에 대한 확신에 대한 경계

코로나 19의 전 세계적 확산의 주역으로 꼽히는 것 중 하나는 ‘globalisation’이다. 
Globalisation으로 인한 일종의 국경의 개방과 여행의 자유화 현상뿐만 아니라 경제
적 상호의존(economic interdependence)과 GVC의 확대 등은 코로나 19로 국경 봉
쇄, 외국인에 대한 입국 금지, 그리고 GVC 변화와 재편 가능성 등으로 의견이 모아
지는 추세이다. 이러한 논의는 소위 ‘Globalisation의 종말’ 가능성을 기저에 두고 있
다. 프랑스의 재정경제부 장관인 Bruno Le Maire는 코로나 19가 globalisation의 
향방을 결정하는 ‘game-changer’이며, 중국의 공급에 대한 무책임하고 비이성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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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존과 복잡한 국제 공급 사슬의 취약성을 여실히 증명해주었다고 주장한다. 코로나 
19로 인한 국경의 봉쇄, 공장 가동 중지로 인한 생산 차질 및 수출입 감소, 소비 위
축 등 단기적 차원의 경제 침체는 불가피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코로나 19가 globalisation의 구조적 변형, 다시 얘기해서 GVC의 축소 또
는 NVC(National Value China) 또는 LVC(Local Value Chain), 혹은 
RVC(Regional Value Chain)로의 급속하고 완전한 전환을 초래할 수 있을까에 대해
서는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NVC 또는 LVC로의 전환은 국가들이 보호주의 
정책을 채택하고 자국 기업들의 해외 공급 의존도를 낮추면서 국내 복귀를 추진한다
는 의미이다. RVC로의 전환, 즉 지역화 과정은 코로나 19 이전부터 일정 부분 시작
되었다고 할 수 있다. USMCA 협정 내용에서도 알 수 있으며, 코로나 19를 계기로 
EU는 경제적 주권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과 달리 경제 침체와 금융시장의 회
복에 따라 코로나 이전 수준의 경제 globalisation 수준으로 복귀할 수도 있다. 물론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면서 공급망의 다변화 과정 등을 통해 GVC가 재편성될 수 
있지만 감소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이다.
물론 어떤 시나리오로 코로나 19 이후 국제통상 질서가 재편될지 불확실하다. 그러나 
향후 국제통상 질서에 대한 전망은 많은 부분에서 GVC의 축소로 초점이 맞추어져 가
는 양상이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최적의 선택지는 무엇일까? 보호주의 무역의 확산은 
수출 중심의 한국 경제 구조에는 최악의 선택이며, 아시아 지역의 경제통합 정도와 
주변국들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공급망의 축소와 지역화는 우리 경제 안보에 위협
이 되는 요소가 상당히 많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코로나 19 이후 GVC가 어떠한 형태로 변화되고 재편될 것인지에 대해서 확신
을 갖기는 어렵다. 그러나 지구상의 대부분의 국가들이 경제적 상호의존에 의한 이익
을 쉽게 포기하기는 어렵다. 상호의존 이론(interdependence theory)은 상호의존이 
국가들간 분쟁을 방지한다는 주장이 핵심은 아니다. 상호의존 관계에 있는 국가들에
게 분쟁이 큰 비용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코로나 19는 이를 증명했을 뿐만 
아니라 국가들의 양자 및 다자간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다만 한국은 
상호의존이 종종 국가간 권력관계의 변화를 발생시킬 수도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상
호의존 단절에 대한 민감성(sensitivity)과 취약성(vulnerability)을 극복할 수 있는 방
안을 항상 강구할 필요가 있다.
영국 가디언 신문은 코로나 19에 대한 한국의 대응과 관련하여 ‘South Korea may 
gain kudos, but lose markets’라고 분석하고 있다. 이는 앞서 Stiglitz의 전망에서
와 같이 GVC의 축소 또는 붕괴와 NVC 또는 RVC로의 전환 가능성에 기인한다. 그
러나 불확실성이 팽배한 산업통상분야에서 우리의 시장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어느 



- 195 -

하나의 시나리오만을 예측하여 대응하는 오류를 범해서는 안 된다. 

2. 국제통상질서 재편에 대한 선제적 대응

특히 강유덕 교수의 발표에서 볼 수 있듯이 국제통상질서의 재편은 – 그 수준은 불확
실하지만 – 불가피하다고 보여진다. 글로벌 경기 침체는 국가들의 보호무역주의의 확
산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미국 대선을 앞두고 미중간, 그리고 미-EU간 무역분쟁이 
격화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는 코로나 19 이전, 특히 ‘America First’
를 앞세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사실상 미국이 주도해 오던 자유주의적 
국제 질서의 원칙에 따른 비차별적 다자주의가 쇠퇴하면서 이미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 WTO와 같은 국제기구가 실질적으로 역할을 하지 못하면서 통상질서의 
재편 필요성이 더욱 불거졌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논의는 미국, EU, 중국 등 사실상 강대국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고, 이해관계
의 상충으로 통상에 있어 글로벌 거버넌스는 효율적으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
이다. 물론 코로나 19 대응 과정에서도 글로벌 거버넌스의 문제점은 여실히 드러났다
고 할 수 있다. 
현실적으로 우리가 국제통상질서 재편을 주도하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강유덕 교수
가 제시한 방역 및 의료 분야를 국제통상 이슈로의 포함은 한국이 국제통상 질서 구
축에 있어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좋은 선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에서 정부
가 지난 달 26일 발표한 ‘K-방역모델 국제표준안’과 오는 11월 국제표준 제정을 앞둔 
실시간 유전자 증폭기반 진단기법 등은 국제통상에서 의료 및 방역 분야를 선도적으
로 추진하는데 있어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국제 표준 제품의 세계 
시장 선점 효과와 국가 위상 강화 등으로 인해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자국 표준의 국
제 표준화 추진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정책의 추진은 좋은 계기 
및 선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더불어 2003년 SARS 전염병을 계기로 알리바바
와 같은 기업이 탄생하는 중국 디지털 경제 혁신의 계기가 되었던 것처럼 코로나 19
를 계기로 세계 시장을 선점하는 새로운 혁신 상품의 개발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
요한 시점이다.

3. 남북 경제협력의 필요성 

끝으로 남북 경제협력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앞서도 한국은 
GVC 활용 정도가 높으며, 이는 수출 주도형 한국 경제 구조에 핵심이라고 언급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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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또한 RVC와 관련하여서는 여러 측면에서 한국이 유리한 상황이라고 할 수는 없
다. 그러나 한반도의 평화 구축이라는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코로나 19로 인한 GVC
의 – 단지 일시적일지언정 – 축소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북한과의 경제협력을 통한 
동아시아 생산 네트워크 구축은 한국 기업들에게 기회의 제공과 북한의 경제발전을 
통한 한반도 평화 구축을 이끄는데 큰 기여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코로나 19
로 더욱 취약할 수밖에 없는 국내 중소기업 등을 중심으로 북한을 포함한 주변국과의 
산업협력과 시장의 확대를 통한 중소기업 국제화 추진은 코로나 19로 인한 산업 및 
통상 분야에서의 위기를 극복하고 정치 및 경제적 기회를 창출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 및 미국의 제재 등을 고려할 때 쉽게 추진할 수 있는 문
제가 아님은 자명하다. 현 정부 들어 다양한 측면에서 시도가 되어 왔지만, 보다 실
질적인 경제협력이 추진될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이 필요하며 현실화에 대비한 실질
적인 경제협력 방안 구축 작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