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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회 충청중국포럼

 ￭ 충청중국포럼은 2015년 5월 출범 이후 충남도와 시·군 대(對)중국 교류 관련 업무 

담당자의 주도적 학습을 통한 역량 강화와 교류의 장으로 개최, 운영되어 오고 있음

 ￭ 제41회 충청중국포럼에서는 한양대학교 민귀식 교수가 『신남방정책과 중국 연계 방

안』에 대해 발표하고, 도 및 시군 관계자들과 함께 주제에 대해 논의할 예정임

 ￭ 이번 포럼을 통해 충남도, 시·군이 중국, ASEAN국가와 교류를 해나가는데 있어 

시사점을 얻고자 함

 행사개요

▶ 일� � � � 시� :� 2019년� 6월� 26일(수),� 10:00-12:00

▶ 장� � � � 소� :� 충남연구원� 1층�회의실

▶ 주� � � � 제� :� 신남방정책과�중국�연계�방안

▶ 강� � � � 사� :� 민귀식�교수� (한양대학교�국제대학원)�

▶ 참석대상�:�충남도�및�산하�시,�군�중국교류업무�담당자,�기타�관심�있는�모든�분

 행사일정

시� � 간 주요내용 비고

10:00∼10:10�
‖�개회�

� ‣� 인사�및�참석자�소개
사회:� 송영현�

(충남연구원�경제·산업연구실)

10:10∼11:10�
‖� 발제

� ‣ 신남방정책과�중국�연계�방안
민귀식�교수

(한양대학교�국제대학원)�

11:10∼11:40�
‖� 토론

� ‣ 발표자,� 참석자 참석자�전원

11:40 ‖�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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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표자�프로필
 

▶ 학� � � � 력

1983.� 3.부터� 1989.� 2.� 까지� � � � � 고려대학교�경제학과� �

2001.� 9.부터� 2004.� 7.� 까지� � � � � 중국사회과학원�정치학과� �

2004.� 9.부터� 2007.� 7.� 까지� � � � � 중국사회과학원�정치학과� � �

▶ 경� � � � 력

2013.� 9� 부터� � 현재까지�

2009.� 1부터� � � 2009.12까지

2015.� 9부터� � � 2016.8까지

2018.� 3부터� � � 현재까지�

한양대�국제학대학원�중국학과

현대중국학회�총무위원장

중국정치연구회�운영위원장

현대중국학회�편집위원장�

▶ 연구실적

1)� 주요�저서(외�다수)

� Korea’s� Strategies� toward� Eurasian� Integration 한양대중국문제연구소 2017.12

� 차이나�인사이트� 2018 올림 2017.11

� 차이나�핸드북 김영사 2014.� 2

� 한중관계와�문화교류� —양국�장기체류자의�문화갈등과�적응 이매진 2013.� 4

2)� 주요�논문(외�다수)

‘전략적� 집단’� 중국� 현･향진�간부의�행위기제�연구 한국연구재단 2015.� 5

동아시아�공영(共榮)네트워크�구축과�한반도�평화체제,� 한국연구재단 2015.11

Korea’s� Strategies� toward� Eurasian� Integration 한국국제교류재단 2016.� 2

남중국�신월(新⽉)해양벨트�연구� :� 남중국의�대� ASEAN�

전략이�한국의�신남방정책에�주는�함의
한국연구재단 2018.�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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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남방정책과 중국 연계 방안

민귀식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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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남방정책과
중국 연계 방안

한양대학교국제학대학원중국학과

민귀식

신남방대상(아세안) 국가지도

- 7 - 



신남방·신북방·한반도의연계로(J노믹스)

신남방(아세안+인도)의경제가치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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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남방(아세안+인도)과한국의경제관계

신남방(아세안+인도)과한국의경제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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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남방정책추진방향

■ 3대목표

(1)교류증진을통한상회이해증진

- 2020년까지상호방문객 1,500만명달성

(2) 호혜적이고, 미래지향적상생의경제협력기반구축

-아세안 : 연간상호교역액 2,000억달러(2020년)

-인도 : 연간상호교역액 500억달러(2030년)

(3) 평화롭고안전한역내안보환경구축

■ 16대추진과제

- 3대영역

■추진체계

-정관계, 경제계, 학계등민간단체

주요정책1 (사람공동체, Peo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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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남방지역의 방한 관광객 확대
- 국내 관광시장 활성화 : 중국·일본에 집중된 관광객 → 신남방 지역 국가로 다변화

- 관광객 현황(2017) : 중국(420만 명), 일본 (230만 명), 아세안 (210만 명), 인도(12만 명)

- 아세안 6개국(태국, 필리핀, 베트남,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싱가포르)이 중점 대상

- 비자 간소화, 무슬림 방한 관광 만족도 제고

신남방지역과 쌍방향 문화교류 확대
- 對아세안 인식 개선 : 문화교류 거점 확충, 문화 ODA 사업, 아세안 문화‧언어콘텐츠 확산

- 수교 기념 계기로 다양한 활동 : 19년(필리핀 70주년), 20년(말레이시아 60주년), 22년(베
트남 30주년)

신남방 지역 학생, 교원, 공무원 대상 인적 자원 역량 강화
- 장학생(정부 초청 등) 지원 사업, 대학생 초청 연수 → 학생교류·공무원 연수 규모 확대

- 민간 전문가 교류 확대, 기술직업교육훈련(TVET) 지원

주요정책1 (사람공동체, People)

공공행정 역량 강화 지원, 거버넌스 증진 기여
- 민주적 가치 증진 : 공공행정 경험 공유 + 시민사회 교류

- 시민단체 간 네트워크 구축, 공공시스템 개선 등 거버넌스 강화 지원

상호 간 체류 국민의 권익 보호 증진
- 신남방 지역 노동자의 한국내 조기 적응, 귀국 후 재정착 지원, 다문화 가정 지원

- 외국인노동자 고충처리 지원

신남방 국가의 삶의 질 개선
- 새마을운동 등 농촌개발 사업 추진 : 빈곤퇴치 및 자립 역량 강화

- ODA 확대 : 보건 의료 개발 협력 → 질병 대응 역량 강화

주요정책1 (사람공동체, Peo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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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투자 증진 제도적 기반 조성
- 아세안 역내 지역 및 다자·양자간 자유무역협정 진전 공동 모색

- RCEP 조기 타결, 한-아세안 FTA추가 → 자유화 시장 접근성 개선, 비관세장벽 완화

신남방 지역 내 인프라 개발 적극 참여
- 교통·에너지·수자원 등 중점 분야 협력 → 우리 기업의 인프라 개발사업 진출 지원

- 한-아세안 인프라장관회의(18.9, 서울)에서 합의한 중점협력사업(10개국 20가지) 중점 모
니터링 → 실질 성과 유도

-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 18.6 설립) → 거점 협력센터 확대

- 한-베트남 교통인프라협력센터(18.3, 하노이 개설) → 협력센터 확대

중소·중견 기업 시장 진출과 상호 교류활동 지원
- 신남방 지역 내수시장 진출지원

- 농·수산(K-Food, K-Seafood), 미용(K-Beauty) 등 유망시장 진출 지원 확대

- 한류마케팅 확대, 유통대기업 해외 홈쇼핑 활용 → 소비재 시장 진출 지원

주요정책2 (상생번영공동체, Prosperity)

신산업 및 스마트 협력
- 글로벌 개방형 혁신 플랫폼 구축, 4차 산업 혁명 공동대응 과학기술·신산업 협력

- 5G, K-Smart(Smart- City, Smart-Factory, Smart-Island, Smart-Farm), ‘코리아
스타트업센터 설치(인도, 싱가포르)

- 보건의료업·제약·의료기기 해외진출 지원

신남방 각 국가별 맞춤형 협력
- 각 국의 협력 수요에 따라 맞춤형 협력모델 적용

- 기간산업 현지투자 확대(인니) : 자동차·철강·석유화학 등기간산업의 고부가가치화

- 산업화 역량 강화 : 한국 산업제도 공유, 기술지원센터(TASK, Technology Advice and 
Solution from Korea) 설치(베트남, 미얀마)

- 중소기업 기술교류협력 강화(베트남, 태국, 이니, 말레이시아) 

주요정책2 (상생번영공동체, Prospe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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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남방국가들과 정상 및 고위급 교류 활성화
- 2019년까지 아세안 10개국 정상 방문

- 2년마다 인도와 상호 정상 방문

- 2019년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 한-아세안 대화관계 수립 30주년 기념

- 한- 메콩 정상회의 개최 : 외교장관회의로 격상

한반도의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
-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정착

- 남북/미북 관계 개선에 아세안 지지 및 저변 확대

- 아세안/인도는 남북한과 동시 수교국이면서 동시에 한국의 한반도(통일)정책 지원

- 아세안 각국의 북한 네트워크 활용 → 북한 개방 유도

주요정책3 (평화공동체, Peace)

포괄적인 국방·방산 협력
- 아세안 국방 협의체 활성화, 국방 채널 고위급 교류 확대, 방산기술 이전, 현지 생산 등

- 방산협력 기반 마련 : 한-인니 차세대 전투기(KF-X/IF-X) 국제공동개발 사업 추진

테러·사이버·해양 안보
- 테러 및 폭력적 극단주의, 사이버 범죄 등에 공동 대처

- 해양 테러와 쓰레기 등 환경 문제 등 비전통안보 관련 주요 이슈 공동 대응

- 대 테러 사이버범죄 대응 역량 강화, 아세안 사이버 안보센터(싱가포르) 설립 참여

긴급사태 예방 역량과 신속 대응 및 복구 역량 강화
- 분쟁, 자연재해, 기후변화 취약 지역의 재난 예방 및 대응 역량 강화 → 신남방 지역 복원
력(resilience) 향상 지원

- 해양 조사, 예·경보 인프라 구축 지원

주요정책3 (평화공동체, Pe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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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

구성 : 기획재정부, 외교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 비서관, 민간전문가

중국해상실크로드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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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常态(New Normal)시대 산업정책

▪ 新常态의 의미

- 新: 노동력 비교우위 상실한 새로운 시대

+ 중속성장시대

- 常态： 장기적·불가역적 추세

▪ 신창타이시대 산업정책

• 목표

① 산업구조 고도화 강력 추진

② 저성장시대에 대비 장기계획 수립

③‘제조 강국’을 통한 선진국 도약

④ 글로벌 가치체인(GVC) 선도

⑤ ‘커브추월’전략 실현

▪ 신창타이시대의 산업정책

- 새시대의 핵심적 경제정책

• 산업구조 상황

- 1980년대 일본 상황과 유사

(단, 현재는 정보화와 산업구조 변화 속도 신속
+ 산업정책의 위험성 大)

- 노령화 + 노동력 감소 상황

• 산업구조 조정의 3대 고려 요소

① 취업

② 주민소득 증가

③ 국가경제 장기성장 및 경쟁 잠재력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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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커브추월’전략 실현

▪ 신창타이시대의 산업정책

- 새시대의 핵심적 경제정책

• 산업구조 상황

- 1980년대 일본 상황과 유사

(단, 현재는 정보화와 산업구조 변화 속도 신속
+ 산업정책의 위험성 大)

- 노령화 + 노동력 감소 상황

• 산업구조 조정의 3대 고려 요소

① 취업

② 주민소득 증가

③ 국가경제 장기성장 및 경쟁 잠재력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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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제조 2025’의 10대핵심산업

차세대 정보기술 - 집적회로 및 전용 설비, - 정보통신 설비, - 운영체제 및 공업용 소프
트웨어

고정밀 수치제어 공
작기계ㆍ로봇

- 고급 NC 공작기계, - 로봇(공업용, 특수/서비스형 로봇 등)

항공우주 장비 - 항공 설비(대형/간선 항공기, 헬기, 무인기 등)
- 우주 설비(탑재 로켓, 신형 위성, 유인 우주기술 등)

해양장비ㆍ첨단 선박 - 해양 엔지니어 설비 기술, - 첨단 선박 기술

선진 궤도 교통 설비 - 신소재, 신기술, 신가공 응용, - 안전관리 및 에너지 절약 시스템
- 제품의 경량화, 모듈화, 시스템화

에너지 절약ㆍ신에너
지 자동차

- 전기자동차, 연료전지 동력 자동차, 저탄소 자동차
- 핵심 기술(고효율 내연기관, 첨단 변속기 등)

전력 설비 - 고효율 석탄 · 전력 정화설비, 수력 및 원자력 발전, 중형 가스터번 등
- 신재생에너지, 에너지 저장설비 등

농업기계 장비 - 첨단 농기구 및 핵심 부품

바이오 의약ㆍ고성능
의료기기

- 중대질병 치료약품, 바이오기술 응용 신의약품 등
- 영상설비, 의료용 로봇 등

신소재 - 특수 금속, 고성능 구조재료, 기능성 고분자재료 등

‘중국제조 2025’의대한국경제영향

▪ 위협 요인
① 중국 제조업의 수입대체화 가속

- 한국 수출에 타격

② 중국의 세계시장 점유율 확대

- 세계시장 경쟁 심화

③ 중국정부의 자국 제조기업 지원

- 중국진출 기업의 어려움 가중

④ 중국이 특정산업에 과잉투자 가능성

- 세계적 생산과잉 → 가격 폭락 위험성

⑤ 중국이 전략산업에 보호주의정책

- 통상 분쟁 + 외자기업 진출 장애

▪ 기회 요인
① ICT, 소프트웨어 장비 수요 창출

- 동종 업종 수출 가능성 제고

② 중국의 네거티브 방식 외자정책 확대

- 개방 강화로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

③ 중국의 지역정책 확대

- 지역별 기술력 차이 존재

→ 지역별 국제분업 가능성

◆ 핵심문제 : 기술력 확보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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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육상,해상실크로드

중국해상실크로드의전략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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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일대일로연선국가와의교역

2018년중국의해외투자현황
▪ 2018年 중국의 해외 직접투자 금액

- 1,298.3억 달러 (전년 동기 4.2% 증가, 재투자 부문 미 포함)

- 비금융 부문 대외 직접투자 : 1,205억 달러 ( 전년 동기 0.3% 증가)

-금융 부문 대외직접투자 : 93.3억 달러 (전년 동기 105.1%증가)

▪ 산업별 해외직접투자 비중

- 상무서비스업(37%), 제조업(15.6%), 도소매업(8.8%), 채광업(7.7%)

- 해외투자 산업구조 개선 뚜렷

▪ 일대일로 관련 비금융 해외직접투자

- 156.4억 달러( 전년 동기 8.9% 증가)

▪ 2018년 중국자본의 해외 인수합병 금액 : 1,080억 달러

- 유럽 : 60% 차지(2017년 대비 37.9% 증가)

- 주요 인수합병 대상 : 전력, 공공사업, 소비품, 과학기술, 미디어 통

신업（TMT）

- 미디어 통신업은 5년 연속 수위 차지

- 18 - 



제조업경쟁력

• 신구산업의경쟁력전환기

- 산업발전 전체 국면 : 상승 추세

- 전통적 우세 약화, 새로운 우세 형성 국면

• 3대산업(초급산업, 제조완성품, 서비스업) 경쟁력비교

- 제조완성품경쟁력 > 초급산업품, 서비스업품

- 산업간 경쟁력 차이 갈수록 확대

• 초급산업품, 서비스업품경쟁력

- 비교우위지수 1 이하, 무역경쟁력지수 0 이하

• 제조완성품경쟁력

- 2014년부터약화추세

- 국제시장 점유율 : 장기간 상승 추세, 단 2016년 하락

중국의산업경쟁력평가(2017)

13.5 시기의산업경쟁력 변화

•  제조업 : 질적 성장의 핵심 요소

• 제조업의 무역 경쟁력 지수

- 하이테크제품 < 저기술 제품 (1 이하)

- 하이테크제품 수출 비중은 높지만, 무역 경쟁력 낮음

- 국제 가치사슬 분업체계에서 낮은 단계 수행

서비스업경쟁력
- 제조업 직접 연관 서비스업 : 경쟁력 상대적 우세

- 제조업과 무관한 서비스업 : 정보통신 분야 비교적 강세 + 성장 속도 빠름

- 건축 관련 서비스업 : 시장 점유율 높음

- 금융, 모험, 전신, 정보통신서비스업 : 성장 속도 빠르나, 점유율 낮음

- 지적재산권 관련 : 적자 상태

중국의산업경쟁력평가(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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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 : 신남방정책+해상실크로드

신남방
정책

성과
적음

성과
기대

부록 : 통계

통계로이해하는

신남방정책대상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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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주요국가별교역현황

주요국가의대아세안교역액비교

2016 2017 2018

교역액 수출액 수입액 교역액 수출액 수입액 교역액 수출액 수입액

한국 118,840
(-0.8) 

74.520
(-0.4)

44,320
(-1.6) 

149,070
(25.4) 

95,250
(27.8) 

53,820
(21.4) 

159,860
(7.2) 

100,240
(5.2) 

59,620
(10.8)

중국 460,377 264,342 196,03 518,121 282,761 235,360 591,140 321,785 269,355

일본 187,732 95,391 92,341 208,812 105,863 102,949 226,612 114,406 112,206

미국 233,427 74,961 158,466 247,537 77,673 169,864 271,985 86,204 185,781

인도 64,643 26,421 38,222 80,709 35,405 45,304 93,278 36,070 57,208

EU 227,319 93,595 133,724 254,702 102,241 152,461 277,333 113,350 163,983

(단위 : 백만달러)

자료 : 한국무역협회(K-stat) 해외무역통계
( )안은 전년동기 대비 증감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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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대아세안교역현황

한-아세안연도별교역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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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대아세안국가별교역현황

아세안의대세계교역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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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대아세안 10대수출품목

한국의대아세안 10대수입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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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지역별인프라수주현황

한국의국가별해외투자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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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대아세안투자현황

한국의대아세안 ODA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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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안에대한 10대 ODA공여국

아세안에대한 10대 ODA공여국

- 27 - 



베트남의세계무역동향

한-베트남무역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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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세계무역동향

한-인도네시아무역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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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세계무역동향

한-말레이시아무역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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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의세계무역동향

한-필리핀의무역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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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의세계무역동향

한-태국의무역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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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의세계무역동향

한-인도무역동향

- 33 - 



- 34 - 



충청중국포럼�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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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중국포럼’의 목적은 충남도와 15개 시․군의 중국 관련업무 담당자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중국의 부상에 따른 대내외적 환경변화에 대응하면서 중국관련 지식과 정보, 

그리고 대(對)중국교류 관련 업무추진 경험을 나누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충청중국포

럼’은 지방차원에서 대(對)중국교류와 전략을 주도하기 위한 지자체와 관련업계 전문가

들이 중국관련 지식과 정보, 경험을 교류하는 플랫폼이 될 것입니다.  

충남연구원의 ‘중국연구’는 충남도와 시․군의 대(對)중국 교류관련 조사․연구 및 지원업

무를 수행하고, ‘충청중국포럼’의 사무국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즉, 한편으론 충남도 

및 각 시·군의 교류 지역에 대한 기초 조사연구를 진행하면서, 또 한편으론 ‘충청중국포

럼’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지원과 자문, 서비스 제공, 월례포럼 개최, 그리고 ‘중

국 주요 이슈와 진단’, ‘중국 지역별 정책동향’ 등 중국 관련정보의 정기 발간과 온․오프

라인 배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충청중국포럼’의 성공적 운영을 통해서, 충남도와 시․군의 대(對)중국 교류와 전략을 

주도하면서 지역발전을 위한 신 성장 동력을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각별한 관

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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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중국포럼’ 추진현황

회차 일시 세미나�주제 강사

1회 2015.5.26

<충청중국포럼 출범식>

‖한중 지방차원의 관·산·학 교류 협력 방안
‖철강도시의 미래

‖강희정(한밭대학교 국제교류원장)

‖홍원표(충남연구원 미래연구팀장)

2회 2015.6.25 ‖뉴노멀 중국경제와 충남경제의 시사점 ‖김한수(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 본부장)

3회 2015.8.26 ‖징진지 일체화 정책 추진동향과 충남의 시사점 ‖김부용(대외경제정책연구원 박사)

4회 2015.9.14 ‖한중3농포럼

5회 2015.10.28
‖중국 신형도시화와 3농문제

‖중국 성장전략 전환과 한국의 기회

‖리홍보(중국쿤밍이공대학 교수)

‖지만수(한국금융연구원 박사)

6회 2015.11.25 ‖지방의 대(對)중국 전략 ‖한광수(금강대학교 총장)

7회 2016.1.27
‖역사적 관점에서 본 환황해권 문화자산 활용 방안 

모색
‖이경복(충남역사문화연구원 기획팀장)

8회 2016.2.24 ‖중국진출 한국기업의 민원 유형과 대응전략 ‖양광식(광양자유무역청 투자유치팀장)

9회 2016.3.30 ‖한중 FTA 발효와 충남 제조업에 대한 영향 ‖남수중(공주대학교 교수)

10회 2016.4.20 ‖한중 사회적 경제 국제세미나

11회 2016.5.25 ‖중국의 당․정․군 관계 및 대(對)한반도 정책 
‖조현규(국방부 25사단 부사단장, 前주중한국대사

관/주대만한국대표부 무관)

12회 2016.6.29 ‖충남관광 현황과 중국인관광객 유치전략 ‖고두환(공정여행사 공감만세 대표)

13회 2016.8.31
‖일대일로를 둘러싼 중국 동북3성의 동향과 

 충남에의 시사점
‖홍원표(충남연구원 미래연구팀장)

14회 2016.9.28 ‖환황해권시대 충남의 대(對)중국 전략 ‖박인성(충남연구원 중국연구팀장)

15회 2016.10.26
‖중국의 지식재산권 정책동향 및 우리기업의 

 대응방안
‖서동욱(특허청 과장, 前주중한국대사관 참사관)

16회 2016.11.30
‖중국의 경제여건 변화에 따른 환황해권 항만   

의 대응전략
‖이주호(한국해양수산개발원 동향분석실장)

17회 2017.1.18 ‖중국 주식시장의 추세와 전망 ‖고정식(배재대 중국통상학과 교수)

18회 2017.2.22 ‖교육과 해외인재유치를 통한 중국의 발전전략 ‖구자억(서경대 인성교양대학 학장)

19회 2017.3.29
‖중국 농업과 농촌의 변화: 옌타이(烟台)․펑라이   

(蓬莱)의 포도와 와인산업
‖박경철(충남연구원 책임연구원)

20회 2017.4.25 ‖대중국 지방외교의 과제와 전략 ‖홍원표(충남연구원 미래연구팀장)

21회 2017.5.30 ‖환황해권 지방외교 활성화 합동 워크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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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회 2017.6.29
‖2017년 충남지역 FTA 활용지원센터 ＆ 한중 FTA 

현황 소개
‖조광옥(충남경제진흥원 마케팅지원팀장) 

23회 2017.8.30 ‖중국의 미래권력 전망
‖홍인표(고려대 언어정보연구소 교수, 前경

향신문 부국장) 

24회 2017.9.25
‖생태문명 전략과 농촌 발전: 중국 현대 농업정책

의 해독

‖원톄쥔(중국인민대학 농업과 농촌발전학원장/

지속가능발전고등연구원장)

25회 2017.11.29 ‖사드 이후의 중국문화산업 전망 ‖이건웅(차이나하우스 대표)

26회 2017.12.13 ‖공주대학교-충남연구원 공동세미나

27회 2018.1.31 ‖중국의 해양안보 전략과 우리의 대응 방안 ‖정원식(중국 북경대학교 박사)

28회 2018.2.28 ‖두 중국 도시 이야기1: 상해와 심양 ‖박철현(국민대학교 교수)

29회 2018.3.28 ‖두 중국 도시 이야기2: 상해와 심양 ‖박철현(국민대학교 교수)

30회 2018.4.25 ‖지방자치단체 중국교류 추진현황 및 개선방안
‖심장보(당진시 합덕읍 주무관, 전(前) 옥환

시 파견공무원)

31회 2018.5.30 ‖중국 내 항일 독립운동의 역사 재조명 ‖박경철(충남연구원 중국팀장)

32회 2018.6.27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과 화교네트워크 ‖이정희(인천대학교 연구교수)

33회 2018.8.29 ‖충남과 차이나(china)는 관광전략 ‖홍석민(아주경제신문 부장)

34회 2018.09.19. ‖충남 농식품의 대중국 수출입 구조변화와 시사점 ‖송영현(충남연구원 책임연구원)

35회 2018.10.24
‖한국 청년들의 중국 창업전략

 _ 중국 4차산업혁명에 맞춰라

‖고영화(과기정통부 글로벌혁신센터(KIC)

중국 센터장)

36회 2018.11.28. ‖지방공무원이 본 지방 공공외교 발전방안 ‖최철구(보령시 교류협력팀장)
 김관기(논산시 국제교류팀장)

37회 2019.02.27. ‖동북3성의 창업 환경과 중국 진출의 허와 실
‖박지민(쿠키스파트너 대표, 

  중국중강그룹(SINOSTEEL) 인큐베이터 한국사업부 본부장)

38회 2019.03.27 ‖인천 對중국교류현황 및시사점 ‖김수한(인천연구원, 연구위원)

39회 2019.04.24 ‖민간주도 한·중 지방문화교류 사례 및 시사점 ‖이상옥 (한국디카시연구소 대표)

40회 2019.05.29 ‖중국인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강성현 박사(前 웨이난사범대 교수)

41회 2019.06.26 ‖신남방정책과 중국 연계 방안 ‖민귀식 교수(한양대학교 국제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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