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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상품으로 살펴본

한국 콘텐츠
국제경쟁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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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 (목적) 국제기관의 데이터를 활용, 세계시장에서 한국 콘텐츠 국제경쟁력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콘텐츠 산업 및 정책 정보를 제공하고자 함

□ (수출 기여도) 최근 5년간 한국의 문화상품 수출 성장률이 세계에 비해 3.96%p 

높게 나타났으며, 이에 따라 문화상품의 수출 기여도 격차도 축소됨

□ (국제경쟁력) 국제경쟁력 지수를 통하여 한국의 콘텐츠 관련 문화상품 국제경쟁력

을 살펴본 결과, 콘텐츠 관련 문화상품 수출의 비교우위 확보, 순수입국에서 순수

출국으로 전환, 그리고 세계시장 성장 대비 더 빠른 성장 등을 보여줌

○ 한국의 콘텐츠 관련 문화상품 수출규모는 `19년 약 50억 달러로 `04년에 비해 5배 상승함

○ `04년 세계 15위(국제시장점유율 1.6%)였으나, `19년 세계 5위(5.8%)로 상승함

○ `04년 비교열위국(현시비교우위지수 0.54)이였으나, `19년 비교우위국(1.95)으로 변화됨

○ `04년 –0.12로 수입특화국(무역특화지수 –0.12)이였으나, `19년 수출특화국(0.48)으로 바뀜

○ 주요국의 콘텐츠 국제경쟁력 지수를 매핑해 보면 한국은 지난 15년간, 특히 최근 5년 동안 

콘텐츠의 국제경쟁력이 강화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음

□ (시사점) 한국 콘텐츠의 수출 증대 및 위상 변화를 확인할 수 있는 최근 다양한 현상과 

통계를 볼 때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 콘텐츠의 국제경쟁력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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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면서

1. 배경 및 목적

□ (배경 및 필요성) 최근 한국(K) 콘텐츠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이 증가되고 있는 현

실과 정부의 수출 정책과 맞물려 한국 콘텐츠에 관한 국제 수요 변화를 객관적인  

인할 수 있는 정보의 필요성도 증대되고 있음

○ (한국 콘텐츠 위상 증대) 영화, 드라마, 음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국 콘텐츠의 위상이 증대됨

 - 2019년 개봉한 ‘기생충’은 한국 영화 최초로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4관왕을 달성1)

 - 2021년 넷플릭스에서 상영한 ‘오징어 게임’은 넷플릭스 최초로 1억 가구 이상이 시청2)

 - 방탄소년단(BTS)은 2017년부터 2022년까지 5년 연속 아메리칸 뮤직 어워드 수상3)

○ (한국 콘텐츠산업의 수출과 영향력 증대) 2021년 기준 콘텐츠산업조사에 따르면 콘텐츠산업 수

출액은 124억 5천만 달러로 2020년 4.4% 증가

-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화장품·음악·방송 등 한류 밀접품목의 수출이 급증하면서, 

한류의 수출유발로 인한 경제적 효과가 총 37조 원4)

○ (정부 정책 강화) 정부는 2027년까지 K-콘텐츠 수출 250억달러, 세계 4대 콘텐츠 강국 실현이

라는 목표를 세우고, 수출 시장 확장(Expansion), 콘텐츠 산업 영역 확대(Extension), K-콘텐

츠 프리미엄 효과(Effect) 활용 등 3E를 수출전략으로 내세움5)

○ (국제 영향력 지표 부재) 한국 콘텐츠의 국제적 위상과 경제적 성과가 증대되고 있음에도 불구, 

콘텐츠 범위와 국제 기준과의 정합성 문제 등으로 인해 국제 영향력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가 

부족한 상황임

1) 최지선(2023.4.21.) 기생충-오징어게임… 날것 그대로의 상상력, 미국을 홀리다, 동아일보 기사

2) 김정연(2021.10.13.) '오징어 게임' 넷플릭스 역대 가장 많은 사람이 봤다…1억1100만 가구 시청, 중앙일보 기사

3) 민경원(2022.11.21.) BTS 아메리칸 뮤직 어워드 5년 연속 수상…팝 다양성 확대, 중앙일보 기사

4) 한국경제연구원(23.07.10) 최근 5년간(’17년 ~ ’21년), 한류의 경제적 효과(생산유발) 37.0조원

5) 문화체육관광부(2023.02.23.) 케이-콘텐츠, 2027년 수출 250억 달러…세계 4대 콘텐츠 강국 실현. 대한민국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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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 국제기관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한국 콘텐츠의 수출 추세 및 기여도 기반 

국제경쟁력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콘텐츠 산업 및 정책 정보를 제공하고자 함

2. 범위

□ (자료 범위) 유네스코 통계연구소(UIS: UNESCO Institute for Statistics)의 자료 

제공 범위를 준용함

○ UIS는 교육, 과학, 문화, 커뮤니케이션 등에 대하여 국가간의 비교 가능한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 중 문화와 관련하여 앞서 범위에서 소개한 여섯 가지 문화영역에 대하여 ‘HS 2007’ 

분류를 사용하여 문화상품에 대한 국제 무역 통계를 제공하고 있음

○ 유네스코에서는 문화영역을 ①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② 공연 및 축제, ③ 시각예술 및 공예, 

④ 도서 및 출판, ⑤ 시청각 및 쌍방향 미디어, ⑥ 디자인 및 창조적 서비스로 구분함

- UNESCO(2009)에서는 기존에 활용되고 있는 국제 분류 시스템(ISIC 4, CPC 2, HS 2007, 

EBOPS, ISCO 08)을 이용하여 앞서 설명한 6개 문화 영역에 대한 문화통계를 식별하고 있음6)

자료: UNESCO. (2009). p.24

[그림 1] 문화 영역

6) 국제표준산업분류(ISIC 4)를 이용한 문화적 생산 활동과 산업 식별, 중심상품분류(CPC 2)를 이용한 문화상품과 서비스 식

별,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 2007(HS 2007)과 서비스무역 세분류통계(EBOPS)를 이용한 문화 상품 및 서비스 국제무역 

식별, 국제 표준 직업 분류(ISCO 08)를 이용한 문화 직업 식별을 제공하고 있음. 구체적인 문화상품에 관한 품목 분류는 

부록을 참조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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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영역 정의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Cultural 

and Natural Heritage)

- 문화 및 자연 유산 영역에는 박물관, 고고학 및 역사적 장소(고고학 유적지 및 

건물 포함), 문화 경관 및 자연 유산이 포함됨

공연 및 축제

(Performance and 

Celebration)

- 연극, 무용, 오페라 및 인형극과 같은 전문적 또는 아마추어 공연 예술 활동

- 음악은 형식에 관계없이 공연 및 축제 영역 전체에 포함되며, 라이브 및 녹음된 

음악 공연, 작곡, 녹음, 음악 다운로드 및 업로드를 포함한 디지털 음악, 악기 

등을 포함함
시각예술 및 공예

(Visual Arts and Crafts)

- 시각예술 및 공예 영역은 회화, 소묘, 조각, 공예, 사진 등 미술을 포함하며, 

상업 미술관과 같이 작품이 전시되는 상업적 장소도 이 영역에 포함됨

도서 및 출판

(Books and Press)

- 도서 및 출판 영역은 책, 신문, 정기 간행물의 모든 다양한 형식의 출판을 대표

하며, 온라인 신문, 전자책, 책과 언론 자료의 디지털 배포와 같은 전자 또는 

가상 형태의 출판도 포함함

시청각 및 쌍방향 미디어

(Audio-visual and 

Interactive Media)

- 시청각 및 쌍방향 미디어 영역의 핵심 요소는 인터넷 라이브 스트리밍, 영화 

및 비디오, 쌍방향 미디어를 포함하는 라디오 및 텔레비전 방송임

- 쌍방향 미디어는 주로 웹 또는 컴퓨터를 통한 비디오 게임, 온라인 게임, 웹 

포털, 페이스북과 같은 소셜 네트워크와 관련된 활동을 위한 웹 사이트 및 유

튜브와 같은 인터넷 팟캐스트를 포함함

- 그러나 인터넷 소프트웨어 및 컴퓨터는 쌍방향 미디어 콘텐츠 제작을 위한 인

프라 또는 도구로 간주되어 다른 영역에 포함됨
디자인 및 창조적 서비스

(Design and Creative 

Services)

- 디자인 및 창조적 서비스 영역은 사물, 건물 및 풍경의 창조적, 예술적, 미적 

디자인으로 인한 활동, 상품 및 서비스를 다룸

<표 1> 문화 영역별 정의

○ (기간) 데이터가 제공하고 있는 총 16년(2004년 ~ 2019년)의 연간 데이터 중 5년 간격(2004

년, 2009년, 2014년, 2019년)의 연간 데이터를 활용

○ (국가) 자료에서 제공하는 190개국 중 한국과 2004년 기준 수출규모 상위 5개국(미국, 독일, 

영국, 중국, 일본) 자료 활용 

○ (대상) 유네스코에서 정의하고 있는 6개의 문화영역 중 일부를 콘텐츠 영역으로 새롭게 정의하여 

사용하고, 유네스코 통계연구소에서 제공하는 문화상품 국제무역 데이터를 활용함

- 국제무역은 상품(goods)과 서비스(services)로 구분되는데 유네스코 통계연구소에서는 문화

상품에 대한 자료만을 제공하기 때문에 서비스를 제외한 상품만을 대상으로 함7)

□ (콘텐츠 영역) 문화상품 국제무역 분류 중 콘텐츠와 연관성이 높은 일부 영역을 분

류․재정의함

○ 6가지 영역 중  네 개의 영역[② 공연 및 축제(공연), ④ 도서 및 출판(도서), ⑤ 시청각 및 쌍방

향 미디어(미디어), ⑥ 디자인 및 창조적 서비스(디자인)]을 콘텐츠 영역으로 정의하여 분석8)

7) Ariu et al. (2019)의 연구에서와 같이 상품과 서비스 수출은 서로 상관관계가 있으므로 문화 상품에 대한 기존 연구가 

미흡한 현 상황에서는 문화 상품만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도 충분히 의의가 있음

8) 문화상품 중 콘텐츠와 연관성이 큰 영역은 콘텐츠산업 특수분류에 명기된 주요 장르 구분 기준으로 분류하였음. 콘텐츠 영역

에서 제외된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과 시각예술 및 공예는 각각 문화재 관련 상품과 문화예술 관련 상품으로 고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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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문화상품 수출 기여도

1. 문화상품 수출 규모

□ 최근 15년간 세계 문화 상품의 수출규모는 5.6%의 연평균 성장률을 보이며 전체 

상품 대비 문화 상품 비중은 0.08%p 증가한 1.49%를 기록함

○ 세계 문화상품 수출규모는 2019년 약 2,720억 달러로 세계 상품 수출 규모의 1.49%를 차지함

- 2019년의 문화상품 수출규모는 2004년 1,200억 달러 대비 126.7% 증가한 수치

- 2004년부터 2019년까지 연평균 5.6%씩 증가한 것으로, 동일 기간 전체 상품의 연평균 성

장률(5.20%)보다 높은 성장률임

- 최근 기간을 살펴보면 2014년부터 2019년까지 문화상품은 연평균 0.79% 성장하여 전체기

간(2004년부터 2019년)에 비하여  최근 성장이 둔화된 모습을 보이지만, 동일 기간 전체상

품의 성장률이 0.15%인 점을 감안하면 문화상품의 성장률은 낮지 않음

구분
수출액(십억 달러) 연평균성장률(CAGR)

2004 2009 2014 2019 (2004~2019) (2014~2019)

전체 상품(A) 8,476 11,793 18,100 18,236 5.20% 0.15%

문화 상품(B) 120 150 261 272 5.60% 0.79%

B/A 1.41% 1.27% 1.44% 1.49%

자료: UIS.Stat

<표 2> 세계 전체 상품 및 문화상품 수출규모

□ 한국의 최근 15년간 문화 상품 수출규모는 5.7%의 연평균 성장률을 보이며 전체 

상품 대비 문화 상품 비중은 0.09%p 증가한 1.24%를 기록함

○ 한국의 문화상품 수출규모는 2019년 약 67.41억 달러로 한국 상품 수출의 1.24%를 차지함

- 2019년의 문화상품 수출규모는 2004년 29.36억 달러 대비 약 230% 증가한 수치

- 2004년부터 2019년까지 연평균 5.7%씩 증가한 것으로, 동일 기간 전체 상품의 연평균 성

장률(5.19%)보다 높은 성장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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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5년(2014년부터 2019년)을 살펴보면 문화상품의 연평균 성장률은 4.75%로 전체기간

(2004년부터 2019년)에 비하여 성장률이 일부 낮아진 모습을 보이지만, 최근 5년 전체상품

의 연평균 성장률이 –0.37%로 감소하는 점을 감안하면 문화상품의 성장률은 주목할 만함

구분
수출액(십억 달러) 연평균성장률(CAGR)

2004 2009 2014 2019 (2004~2019) (2014~2019)

전체 상품(A) 253.845 363.531 573.075 542.172 5.19% -0.37%

문화 상품(B) 2.936 3.250 3.359 6.741 5.70% 4.75%

B/A 1.16% 0.89% 0.59% 1.24%

자료: UIS.Stat

<표 3> 한국 전체 상품 및 문화상품 수출규모

□ 최근 5년간 한국의 문화 상품 수출 성장률이 세계에 비해 3.96%p 높게 나타났으

며, 이에 따라 동기간 문화 상품의 수출 기여도에 대한 격차도 0.85%p에서 

0.25%p로 줄어들었음

2. 영역별 문화상품 수출 규모와 비중

□  미디어는 15년간, 공연은 최근 5년간 다른 영역에 비해 수출 규모가 빠르게 증

가하고 있음

○ 문화상품의 영역별 수출규모를 최근 15년(2004년~2019년)의 연평균 성장률 기준으로 살펴보

면, 미디어(8.8%), 공예(8.5%), 유산(4.2%), 공연(1.0%), 도서(0.7%), 디자인(-5.7%) 순으로 

성장률이 높게 나타남

- 이 중 전체 문화상품(5.6%)보다 높은 성장률을 보인 영역은 ‘미디어’(8.8%)와 ‘공예’(8.5%)

로 나타났으며, ‘디자인’(-5.7%)은 유일하게 수출 규모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구분
수출액(백만 달러) 연평균성장률(CAGR)

2004 2009 2014 2019 (2004~2019) (2014~2019)

문화상품 119,696 150,060 261,214 271,707 5.6% 0.8%

유산 2,568 2,048 4,050 4,744 4.2% 3.2%

공연 37,816 26,386 30,123 44,082 1.0% 7.9%

공예 53,000 82,533 191,459 180,656 8.5% -1.2%

도서 20,704 23,500 23,925 23,100 0.7% -0.7%

미디어 5,339 15,218 11,536 19,013 8.8% 10.5%

디자인 269 375 122 112 -5.7% -1.7%

자료: UIS.Stat

<표 4> 영역별 문화상품 세계 수출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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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5년(2014년~2019년)으로 살펴보면, 미디어(10.5%), 공연(7.9%), 유산(3.2%), 도서

(-0.7%), 공예(-1.2%), 디자인(-1.7%) 순으로 성장률이 높게 나타남

- 미디어는 꾸준하게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으며, 공연의 경우 전체 기간(2004년부터 2019

년까지)으로 보았을 때는 낮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지만 근래에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음

□ 최근 15년간 공예(22.21%p)와 미디어(2.54%p)의 비중이, 최근 5년 기준으로는 

공연(4.69%p), 미디어(2.58%p), 유산(0.2%p) 등의 비중이 증가했으나, 비중 순

위에는 변화가 없었음

○ 2019년 기준 공예(66.49%), 공연(16.22%), 도서(8.50%), 미디어(7.00%), 유산(1.75%), 디

자인(0.04%) 순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함

- 2004년 영역별 수출 비중 순위는 2019년과 동일하게 공예(44.28%), 공연(31.59%), 도서

(17.30%), 미디어(4.46%), 유산(2.15%), 디자인(0.23%) 순으로 나타남

○ 2004년 대비 2019년 비중이 증가한 영역은 공예(22.21%p)와 미디어(2.54%p) 이며, 비중이 감

소한 영역은 디자인(-0.19%p), 유산(-0.4%p), 도서(-8.8%p), 공연(-15.37%p) 순으로 나타남

- 2014년 대비 2019년 비중이 증가한 영역은 공연(4.69%p), 미디어(2.58%p), 유산(0.2%p)

이며, 비중이 감소한 영역은 디자인(-0.01%p), 도서(-0.66%p), 공예(-6.81%p) 순임

○ 앞서 <표 4>의 수출규모에서 가장 높은 연평균 성장률을 보여주었던 미디어는 2004년과 2019

년 모두 4번째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3번째(도서)와의 격차가 2004년 12.84%p에서 

2019년 1.5%p로 감소하는 등 미디어 영역이 꾸준히 성장한 반면, 도서 영역은 상대적으로 크

게 감소함

구분
문화상품 내 수출 비중(%) 비중 변화

2004(A) 2009 2014(B) 2019(C) C-A(%p) C-B(%p)

유산 2.15 1.36 1.55 1.75 -0.4 0.2

공연 31.59 17.58 11.53 16.22 -15.37 4.69

공예 44.28 55 73.3 66.49 22.21 -6.81

도서 17.3 15.66 9.16 8.50 -8.8 -0.66

미디어 4.46 10.14 4.42 7.00 2.54 2.58

디자인 0.23 0.25 0.05 0.04 -0.19 -0.01

자료: UIS.Stat

<표 5> 세계 문화상품 영역별 수출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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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콘텐츠 국제경쟁력

1. 콘텐츠 관련 문화상품9) 수출 규모

□ 한국의 콘텐츠 관련 문화상품 수출규모는 2019년은 약 50억 달러로 2004년에 

비해 5배 상승하였으며 순위 또한 10단계 상승한 5위를 기록함

○ 콘텐츠 관련 문화상품 수출 규모는 2004년에 미국이 약 89억 달러 가장 컸으나 2019년에는 

중국이 약 161억 달러로 1위를 차지함 

○ 최근 15년간 콘텐츠 관련 문화상품 수출 상위 국가의 순위 변화를 보면,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권 

국가들의 수출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음

순위
2004 2009 2014 2019

국가 수출액 국가 수출액 국가 수출액 국가 수출액

1 미국 8,889 중국 12,901 중국 13,767 중국 16,273

2 독일 7,819 미국 8,458 미국 7,309 미국 7,584

3 영국 6,305 독일 7,405 독일 5,421 홍콩 6,368

4 중국 5,685 영국 3,921 영국 4,977 독일 5,480

5 일본 3,265 일본 3,401 싱가포르 4,050 한국 5,014

6 싱가포르 3,213 싱가포르 3,236 네덜란드 3,097 말레이시아 4,502

7 네덜란드 3,040 네덜란드 3,062 일본 2,727 싱가포르 4,202

8 프랑스 2,566 프랑스 2,064 프랑스 2,048 영국 4,061

9 아일랜드 2,291 멕시코 1,585 말레이시아 1,900 일본 3,753

10 벨기에 1,624 말레이시아 1,480 이탈리아 1,278 폴란드 3,274

　 　

한국 순위 15 1,044 12 1,392 12 1,030 5 5,014

자료: UIS.Stat

<표 6> 콘텐츠 관련 문화상품 수출규모(백만 달러)

9) 문화상품의 여섯 영역 중에서  ② 공연 및 축제(공연), ④ 도서 및 출판(도서), ⑤ 시청각 및 쌍방향 미디어(미디어), ⑥ 

디자인 및 창조적 서비스(디자인) 등 네 개의 영역을 콘텐츠 관련 영역으로 정의하여 분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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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콘텐츠 관련 문화상품 국제경쟁력10)

가. 국제시장점유율(IMS)

국제시장점유율(IMS: International Market Share)은 특정 수출 상품(여기서는 콘텐츠 관련 문화상품)에 

대하여 세계 시장에서 한 국가의 시장점유율을 기준으로 경쟁력을 살펴보는 지수임

□ 한국의 국제시장점유율은 2004년과 2014년 1.6%에서 2019년 5.8%로 3배 이

상 상승하는 등 콘텐츠 관련 문화상품에 대한 국제경쟁력이 향상됨

○ 한국의 순위 및 점유율 변화를 살펴보면, 2004년, 2009년, 2014년 동안 한국의 국제시장점유

율은 10위권 밖에 있었으나, 2019년 5위(5.8%)로 상승함

- 한국의 국제시장점유율은 2004년 1.6%(15위), 2009년 2.1%(12위), 2014년 1.6%(12위)

였으며, 1위와의 점유율 차이는 8.7배, 9.4배, 13.1배에서 2019년 3.3배로 감소함

○ 2004년 기준 상위 5개국의 국제시장점유율 및 순위 변화를 살펴보면, 

- 2004년 13.9%로 1위였던 미국은 12.9%(2위), 11.1%(2위), 8.8%(2위)로 시장점유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순위로 보면 2위에 위치하고 있음

- 2004년 12.2%로 2위였던 독일은 11.3%(3위), 8.2%(3위), 6.3%(4위)로 2004년 대비 

2019년의 시장점유율은 약 절반 수준으로 감소함

- 2004년 9.8%로 3위였던 영국 또한 6.0%(4위), 7.6%(4위), 4.7%(8위)로 2004년 대비 

2019년 시장점유율은 약 절반 수준으로 감소하였으며, 순위 또한 5단계 하락함

- 2004년 8.9%로 4위였던 중국은 19.7%(1위), 21.0%(1위), 18.9%(1위)로 2004년 대비 

2019년 시장점유율이 약 2배 상승하여 시장점유율 1위로 상승함

- 2004년 5.1%로 5위였던 일본은 5.2%(5위), 4.2%(7위), 4.3%(9위) 2004년 대비 2019

년 시장점유율은 소폭 하락하였으나, 순위는 4단계 하락함

10) 국제경쟁력 비교를 위하여 국제시장점유율(IMS), 현시비교우위(RCA) 지수, 무역특화지수(TSI) 등을 이용함. IMS는 2004

년 기준 상위 10개국을 비교하되, RCA와 TSI는 004년 기준 상위 5개 국가(미국, 독일, 영국, 중국, 일본)만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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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
2004 2009 2014 2019

국가 점유율(%) 국가 점유율(%) 국가 점유율(%) 국가 점유율(%)

1 미국 13.9 중국 19.7 중국 21.0 중국 18.9

2 독일 12.2 미국 12.9 미국 11.1 미국 8.8

3 영국 9.8 독일 11.3 독일 8.2 홍콩 7.4

4 중국 8.9 영국 6.0 영국 7.6 독일 6.3

5 일본 5.1 일본 5.2 싱가포르 6.2 한국 5.8

6 싱가포르 5.0 싱가포르 4.9 네덜란드 4.7 말레이시아 5.2

7 네덜란드 4.7 네덜란드 4.7 일본 4.2 싱가포르 4.9

8 프랑스 4.0 프랑스 3.2 프랑스 3.1 영국 4.7

9 아일랜드 3.6 멕시코 2.4 말레이시아 2.9 일본 4.3

10 벨기에 2.5 말레이시아 2.3 이탈리아 1.9 폴란드 3.8

한국 순위 15 1.6 12 2.1 12 1.6 5 5.8

주: 한국을 포함하여 각 년도(2004년, 2009년, 2014년, 2019년) 상위 10개국의 IMS를 제시함

자료: UIS.Stat

<표 7> 콘텐츠 관련 문화상품 국제 시장 점유율(IMS)

나. 현시비교우위(RCA)

현시비교우위(RCA: Revealed Comparative Advantage)지수는 어떤 국가의 특정 상품 수출구성비

가 세계 전체의 그 상품 수출구성비에 비해 얼마나 큰가로 비교우위를 측정하고 이를 국제경쟁력의 척

도로 삼는 방법임11)

- RCA지수는 0에서 무한대의 값을 가지고 1을 기준으로 1보다 크면 수출경쟁력이 있고, 1보다 작으면 

수출경쟁력이 낮은 것으로 평가하며, 아래와 같이 계산됨

    

   

 : i국의 총(상품) 수출액,  : i국의 k상품 수출액,   : 세계 총(상품) 수출액,   : 세계의 k상품 수출액

□ RCA 지수를 이용하여 살펴본 한국의 콘텐츠 관련 문화상품 국제경쟁력은 2019

년 기준 1.95의 값으로 세계 시장에서 비교우위를 가지는 것으로 확인됨

○ 한국의 RCA 지수 추이를 살펴보면, 2004년(0.54), 2009년(0.69), 2014년(0.50)은 1 미만의 

값으로 수출경쟁력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2019년에는 1.95로 수출경쟁력이 향상 된 것은 

물론 1을 초과함으로써 세계시장에서 비교우위를 가지게 됨

○ 비교 국가들의 RCA 추이를 살펴보면, IMS 순위가 높다고 하여 꼭 RCA 값이 높은 것은 아님을 

확인할 수 있음

11) 현시비교우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Balassa(1965)을 참조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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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년 RCA 기준 순위는 영국(2.35), 미국(1.44), 중국(1.27), 독일(1.13), 일본(0.76) 순

으로 나타남(IMS 기준 순위는 미국, 독일, 영국, 중국, 일본 순)

- 2019년 RCA 기준 순위는, 영국(1.83), 중국(1.38), 일본(1.12), 미국(0.97), 독일(0.78) 

순으로 나타남(IMS 기준 순위는 중국, 미국, 독일, 영국, 일본 순)

○ 2004년과 2019년의 RCA 값을 비교했을 때, 대체로 RCA 값이 상승하면 IMS 순위도 상승하

고, RCA 값이 하락하면 IMS 순위도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남

- 한국은 2004년 RCA 0.54에서 2019년 1.95로 상승, IMS 순위는 15위에서 5위로 상승

- 미국은 2004년 RCA 1.44에서 2019년 0.97로 하락, IMS 순위는 1위에서 2위로 하락

- 독일은 2004년 RCA 1.13에서 2019년 0.78로 하락, IMS 순위는 2위에서 4위로 하락

- 영국은 2004년 RCA 2.35에서 2019년 1.83로 하락, IMS 순위는 3위에서 8위로 하락

- 중국은 2004년 RCA 1.27에서 2019년 1.38로 상승, IMS 순위는 4위에서 1위로 상승

국가
2004 2009 2014 2019

IMS 순위 RCA IMS 순위 RCA IMS 순위 RCA IMS 순위 RCA

미국 1 1.44 2 1.44 2 1.24 2 0.97

독일 2 1.13 3 1.18 3 1.00 4 0.78

영국 3 2.35 4 1.96 4 2.68 8 1.83

중국 4 1.27 1 1.93 1 1.62 1 1.38

일본 5 0.76 5 1.05 7 1.09 9 1.12

한국 15 0.54 12 0.69 12 0.50 5 1.95

주: RCA 지수의 값이 1보다 크면 세계 시장에서 수출경쟁력이 있고(비교우위), 1보다 작으면 수출경쟁력이 낮은 것(비교

열위)으로 평가함

자료: UIS.Stat

<표 8> 주요국의 콘텐츠 관련 문화상품 RCA 추이

다. 무역특화지수(TSI)

무역특화지수(TSI: Trade Specialization Index)는 한 나라의 특정 상품의 순수출액이 해당 상품의 

무역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나타낸 방법으로, 한 나라의 특정 상품이 수출에 특화되어 있는지 또는 

수입에 특화되어 있는지를 통하여 국제경쟁력을 비교하는 방법임

 - TSI는 -1과 1사이의 값을 가지고 0을 기준으로 음(-)의 값이면 수입특화, 양(+)의 값이면 수출특화

된 것으로 평가하며, 아래와 같이 계산됨

         

       

 : i국의 k상품 수출액,  : i국의 k상품 수입액

□ TSI를 이용하여 살펴본 한국의 콘텐츠 관련 문화상품 국제경쟁력은 4개년 중 가

장 최근 년도인 2019년에 국제경쟁력이 향상되어 가장 높은 0.48의 값을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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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동시에 0보다 큰 값을 가짐으로써 순수출국에 위치하는 것으로 확인됨

○ 한국의 TSI 추이를 살펴보면, 2004년(-0.12), 2009년(-0.07)은 0 미만의 값으로 콘텐츠 문화

상품에 대하여 수입 특화되어 있었으나, 2014년(0.13), 2019년(0.48)에는 0 이상의 값으로 수

출에 특화된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비교 국가들의 TSI 추이를 살펴보면, 미국은 4개년(2004년, 2009년, 2014년, 2019년)동안 

계속 순수입(TSI 값이 -)국, 중국은 4개년 동안 순수출국으로 나타나고, 다른 나라들은 0 근처에

서 기간에 따라 수출특화와 수입특화를 오가는 것으로 나타남

○ 2004년과 2019년의 TSI 값을 비교했을 때, 대체로 TSI 값이 상승하면 IMS 순위도 상승하고, 

TSI 값이 하락하면 IMS 순위도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남

- 한국은 2004년 TSI –0.12에서 2019년 0.48로 상승, IMS 순위는 15위에서 5위로 상승

- 미국은 2004년 TSI –0.13에서 2019년 –0.43로 하락, IMS 순위는 1위에서 2위로 하락

- 독일은 2004년 TSI 0.22에서 2019년 –0.06로 하락, IMS 순위는 2위에서 4위로 하락

- 영국은 2004년 TSI 0.04에서 2019년 –0.02로 하락, IMS 순위는 3위에서 8위로 하락

- 중국은 2004년 TSI 0.36에서 2019년 0.61로 상승, IMS 순위는 4위에서 1위로 상승

- 일본은 2004년 TSI 0.13에서 2019년 0.12로 하락, IMS 순위는 5위에서 9위로 하락

국가
2004 2009 2014 2019

IMS 순위 TSI IMS 순위 TSI IMS 순위 TSI IMS 순위 TSI

미국 1 -0.13 2 -0.23 2 -0.30 2 -0.43

독일 2 0.22 3 0.10 3 0.02 4 -0.06

영국 3 0.04 4 -0.09 4 0.00 8 -0.02

중국 4 0.36 1 0.54 1 0.53 1 0.61

일본 5 0.13 5 0.02 7 -0.07 9 0.12

한국 15 -0.12 12 -0.07 12 0.13 5 0.48

주: TSI는 0을 기준으로 1에 가까우면 수출특화 되고, -1에 가까울수록 수입에 특화되어 있음을 의미함

자료: UIS.Stat

<표 9> 주요국의 콘텐츠 관련 문화상품 TSI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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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요약 및 시사점

1. 요약

□ 유네스코의 문화영역 정의와 통계를 이용, 콘텐츠 국제경쟁력을 분석함

○ 유네스코에서 정의한 여섯 개의 문화영역 중 공연 및 축제, 도서 및 출판, 시청각 및 쌍방향 

미디어, 디자인 및 창조적 서비스 등 네 개의 영역을 콘텐츠로 정의함

□ 최근 5년간 한국의 문화 상품 수출 성장률이 세계에 비해 3.96%p 높게 나타났으

며, 이에 따라 동기간 문화 상품의 수출 기여도에 대한 격차도 0.85%p에서 

0.25%p로 줄어들었음

□ 한국의 콘텐츠 관련 문화상품 수출규모는 최근 15년간 5배 상승해 2019년 약 

50억 달러를 기록함

○ 국제시장점유율 기준, 2004년 1.6%로 세계 15위였으나, 2019년 5.8%로 세계 5위로 상승함

○ 현시비교우위지수 기준, 2004년 0.54로 비교열위였으나, 2019년 1.95로 비교우위로 변화됨

○ 무역특화지수 기준, 2004년 –0.12로 수입특화되어 있었으나, 2019년 0.48로 수출특화로 바뀜

구분 정의 기준 및 해석 분석 결과

국제시장

점유율

(IMS)

특정 수출 상품에 대한 세계 시장에서 한 국가의 시장점유

율을 기준으로 경쟁력을 살펴보는 지수

· 0% ≤ IMS ≤ 100%

· 숫자가 높을수록 경쟁력 있음

· 2004년 1.6%, 세계 15위

· 2019년 5.8%, 세계 5위

· 4.2%p, 10단계 상승
현시비교

우위지수

(RCA)

어떤 국가의 특정 상품 수출구성비가 세계 전체의 그 상품 

수출구성비에 비해 얼마나 큰가로 비교우위를 측정

· 0 ≤ RCA ≤ ∞

· 1보다 크면 수출경쟁력이 있음

· 숫자가 높을수록 경쟁력 있음

· 2004년 0.54, 비교열위

· 2019년 1.95, 비교우위

· 비교우위로 전환

무역특화

지수

(TSI)

한 나라의 특정 상품의 순수출액이 해당 상품의 무역총액

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측정

한 나라의 특정 상품이 수출에 특화되어 있는지 또는 수입

에 특화되어 있는지를 통하여 국제경쟁력을 비교

· -1 ≤ TSI ≤ 1

· 0보다 크면 수출경쟁력이 있음

· 숫자가 높을수록 경쟁력 있음

· 2004년 –0.12, 수입 특화

· 2019년 0.48, 수출 특화

· 수출 특화로 전환

<표 10> 한국 콘텐츠 국제경쟁력 요약

주: UIS에서 제공하는 190개국의 문화상품 무역통계에서 콘텐츠관련 4개 영역을 추출하여 분석한 결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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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사점

□ 한국 콘텐츠 수출 국제경쟁력 분석 결과 콘텐츠 관련 문화상품에 있어서 수출 선

도국의 위치에 오른 것으로 판단됨

○ 세 가지 국제경쟁력 지수를 통하여 한국의 콘텐츠 관련 문화상품 국제경쟁력을 살펴본 결과, 콘

텐츠 관련 문화상품 수출의 비교우위 확보, 문화상품에 대한 순수출 전환, 그리고 세계시장 성장 

대비 더 빠른 성장 등을 보여줌

○ 주요국의 콘텐츠 국제경쟁력 지수를 매핑해 보면 한국은 지난 15년간, 특히 최근 5년간 동안 

콘텐츠의 국제경쟁력이 강화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음

[그림 2] 콘텐츠 국제경쟁력 지표 매핑

<IMS와 RCA 기준 매핑 결과> <IMS와 RCA 기준 매핑 결과>

주: 한국을 제외한 주요 5개국의 위치는 2019년 분석 결과를 표시한 것임

□ 한국 콘텐츠의 수출 증대 및 위상 변화를 확인할 수 있는 최근 다양한 현상과 통

계를 볼 때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 콘텐츠의 국제경쟁력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

망됨

○ 한국의 콘텐츠 관련 문화상품의 수출규모가 최근 빠르게 증가되는 추세를 보임

○ 코로나19 시기에 세계 콘텐츠 시장이 확대되고, K 콘텐츠의 위상이 향상되는 등 여러 정황 등은  

2020년 이후 한국의 콘텐츠 국제경쟁력이 분석 시점(2019년) 보다 더 강화되었을 것으로 보임

□ 여기서 사용한 자료는 신뢰할 수 있는 국제기관에서 발표한 분류를 활용하여 수

집한 자료로써 국제간의 비교가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유용

○ 다만, 코로나19로 이후 세계적인 (구조적)환경변화가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반영하지 못하였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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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가 있음

○ 콘텐츠에서 상품보다 더 큰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는 서비스 부분이 제외되어 있다는 한계

를 가짐

□ 추가연구 방향

○ 코로나19 이전의 추세를 봤다는 측면에서 활용도는 있지만, 이러한 추세가 코로나19 이후에도 

지속되는지, 아니면 새롭게 변화하였는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함

○ 유네스코에서는 문화영역에 대하여 문화상품뿐만 아니라 서비스에 대해서도 분류 기준(서비스무

역 세분류통계, EBOPS)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용 가능한 데이터를 수집하여 한국 콘텐츠의 

서비스 관련 국제경쟁력을 분석해볼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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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UNESCO(2009)에서 식별한 문화영역별 문화상품 품목 분류(HS2007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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