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5년 봄철 여성커뮤니케이션 학회 자유세션 발표문

중국에서 본 한류
: 한류 관련 중국 학술 자료의 키워드 분석 

이귀옥(세종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손승혜(세종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1. 머리말  

1990년대 중국과 대만에서 시작된 한류가 이제 전 세계 각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대
만, 홍콩, 베트남, 태국, 필리핀 등 동남아시아 전역에서 한국 드라마와 K-pop의 인기는 지난 
15년간 지속되어 왔으며, 2006년 한국의 주요 연예사업자들이 유투브를 포함한 동영상 공유 
사이트들을 통해 마케팅을 본격화한 이후 유럽과 남, 북미 등 세계 전지역에서 한국 대중문화 
콘텐츠와 스타들의 팬덤이 형성되어 가고 있다. 한국 텔레비전 프로그램의 수출도 2001년 
1,200백만 달러에서 급격히 증가해, 5년 후에는 1억 달러를 넘었으며, 2010년에는 2억 달러
를 넘어섰다(방송통신위원회, 2011-2012; 콘텐츠진흥원, 2012), 또한 공식적인 수출액보다 
SNS를 통한 해외 수용자들의 반응은 이보다 훨씬 더 폭발적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우려와 기대 속에 15년을 지속해 온 한류라는 새로운 문화적 현상
에 대한 연구자들과 정책결정자들, 그리고 대중문화산업 종사자들의 관심이 그동안 매우 뜨거
웠다는 점은 어려가지 측면에서 증명되고 있다. 2009년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한류 10년 동안, 
국내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검색된 학술 논문만 해도 인문(언어와 사회, 역사), 경제/경영, 신
문방송, 관광, 예술 등의 분야에서 250편에 이르렀다(손승혜, 2009, p.129). 한류 예산도 일반
적인 문화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 사업이나 관련 산하기관 운영을 제외하고도 해외 수출과 직
접 관련된 한류 지원에 약 80억, 해외 마케팅 지원에 약 50억 정도가 지원되고 있다(문화체육
관광부, 2014. p.29). 이에 따라, 한류의 범위는 드라마와 대중음악에서 오락 프로그램을 포함
한 방송 전 분야, 음악과 영화 등 다양한 문화콘텐츠로 확장되고 있으며, 일본과 대만, 홍콩에 
편중되었던 수익 구조의 지역적 한계도 개선되고 있다. 

반면, 방송과 음악 산업 등의 수출은 여전히 게임 분야의 1/10 수준이며, 특정한 드
라마나 음악이 전체 한류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커서 지속적인 증가세를 유지하기 어렵다는 
한계도 지적되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일본과 중국 등의 사회적 정서와 문화 정책의 변화로 
한류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증가하거나, 시장 진입에 제한을 받고 있기도 하다. 따라서 드라
마와 K-pop에 이어 애니메이션, 미술, 문학, 음식, 패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한국의 문화콘
텐츠가 전세계로 확산되는 한류 3.0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한류를 바라보는 방식에 대
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 



이러한 점에서 무엇보다 이제까지의 한국 중심적 한류접근방식에서 한류수용국의 관
점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즉 한류콘텐츠의 수출을 통한 경제적 이득의 차원을 넘어서 한류
가 수용 문화 내에서 갖는 의미를 이해함으로써 수용된 사회의 문화 속에 함께 자리 잡는 한
류가 되어야 한다. 이 연구는 이러한 수용국 중심의 한류 이해를 위한 출발점으로서, 한류의 
선발주자라 할 수 있는 중국에서 한류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를 중국의 학술문헌을 통해 
고찰하고자 한다.   

 한류가 다양한 지역으로 확대되고 있지만 여전히 한류의 핵심적인 대상으로서 중국은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앞으로 그 영향력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측할 수 있
다. 특히, 중국 시장은 정치적 영향력이 강하게 작용하고, 여전히 대중문화산업이 사회 일부에
서는 상업성과 통속성과 연결되어 부정적인 시각으로 이해되고 있어(안인환, 2012, p.42~43) 
매우 복합적인 현상과 의미를 보여주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시장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은 과거와 현재의 한류를 이해하
는데 핵심적인 부분이 될 것이다. ‘한류(韓流)’라는 표현의 출발 자체가 개혁 개방이후 대중문
화가 확산되고 있는 중국에서 ‘다른 문화가 매섭게 파고든다’는 의미의 ‘한류(寒流)’와 발음이 
유사하여 통용하기 시작되었으며, 클론(1999년)과 H.O.T(2000년)라는 댄스그룹의 중국 공연 
이후 ‘합한족(哈韓族)’이라는 한류팬층을 등장시킨 것이 한류의 글로벌 팬덤의 출현이라는 점
에서도 한류 수용국으로서의 중국은 큰 의미를 갖는다. 

현재, 중국 문화 산업 분야는 크게 성장하고 있다. 방송 시장은 매년 10%대 중반의 
고속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중국 TV시장(수신료+광고 매출)은 2012년 15조 원을 넘었고 
2013년에는 20조 원을 돌파한 것으로 추정된다(신용문, 2015). 또한, 한국 대중문화의 영향력
에 대한 중국 정부의 정책적 경계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주요 드라마 제공 인터넷 서비스인 
토도우, 소후, PPTV 등에서는 한국 드라마들이 국내 방송 후 1-2일 이내에 온라인으로 제공
되어 높은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다. 모바일을 통한 동영상 시청도 급격하게 증가해 PC 이용
자 대비 모바일 동영상 시청자 비율은 2012년 21.5%에서 2013년 37.1%로 급등했다. 최근에
는 유쿠/투도우, 소후, 아이치이, 텐센트 등 중국 4대 동영상 사이트는 네티즌의 동영상 콘텐
츠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한국 드라마를 경쟁적으로 사들였고 그것이 곧 한국 드라마 판권 
가격의 급등으로 이어지기도 하였다. 

 이처럼 중국은 한류의 중심국이면서 여전히 엄청난 확대 잠재력을 가지고 있지만, 앞
으로의 중국 한류는 더욱 어려운 장애를 통과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이 자국의 문화산업
을 육성발전시키겠다는 의지를 ‘중국 소프트 파워론’을 통해 강하게 표명하고 있고, 이를 위해 
타국의 문화콘텐츠 수입에 대한 매우 전략적인 규제를 내놓고 있기 때문이다(신용문, 2015). 
따라서, 앞으로 중국에 다양한 한국의 문화콘텐츠가 유입되어 향유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중국
(인)의 문화적, 사회적 관점에서 한국의 문화콘텐츠를 어떻게 바라보는가에 대한 이해가 전제
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최근 중국에서 엄청난 방향을 일으킨 <별에서 온 그대>가 중국 내에
서 인기를 얻었던 이유에 대해 다양한 의미있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지만, 그 작품이 갖고 있
는 환상성, 초현실성 등의 다소 비현실적 요소들이 중국의 전통적인 영웅소설이나 무협소설, 



지괴(志怪)소설 등에 등장하는 요소들과 일맥상통해 중국인들에게는 익숙한 허구성으로 다가
갈 수 있었다는 점도 중요한 배경의 하나로 보인다. 또 작품의 여주인공 캐릭터 역시 드라마
의 주요 수용대상인 젊은 여성들이 추구하는 시대적 여성상에도 상당 부분 접근하여, 그들의 
공감을 이끌어내기에 충분했을 것으로 분석할 수도 있다. SNS와 참여적 문화는 이러한 현상
을 극대화시키고 있다(Burgess & Green, 2009).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중국이라는 핵심 한류 국가를 선택해 중국인들이 한류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어떤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지 중국의 학술 자료들을 광범위하게 분석
해 한류에 관한 장기적이고 광범위한 인식의 변화 흐름을 이해하고 그 의미를 도출하고자 한
다. 

2. 문헌연구 

1) 중국의 대중문화와 한류 연구 

중국은 한류의 출발지이자 가장 잠재력이 큰 시장이다. 현재까지 수출입액 기준으로
는 일본에 미치지 못하지만, 2010년 이후 지속적으로 중국의 비중이 증가해 일본과 거의 동
일한 수준으로 증가했으며(한국문화산업교류재단, 2013, p. 433), 집계되지 않은 유통 경로와 
영향력을 고려하면 중국 한류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연구와 분석이 요구된다. 

중국의 개혁 개방 이후 중국 사회에 유입된 자본주의 질서는 그 이전과 이후를 명확
하게 구분할 수 있는 사회적 변화를 야기했고, 그 가운데 가장 두드러진 것이 바로 자본주의
적 대중문화의 형성과 발전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안인환, 2013, p. 13). 특히, 2000년 중국
의 WTO 가입 이후 이러한 변화는 더욱 강화되었으며, 이는 1949년 중국 사회주의가 수립되
기 이전에 존재했던 대중문화와 이에 대한 지식인들의 담론이 재현되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중국이 텔레비전 드라마나 상업적 대중음악을 제작하고 대중들에
게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 중반 이후이며, 따라서 1990년대 한국의 드라마
와 댄스 음악들이 중국 시장에 진출하기 시작했을 무렵, 중국의 자국 대중문화 경쟁력은 높지 
않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예외적으로 영화는 중국이 전통적으로 강세를 유지하다가 오히려 
1990년대 개방 이후 약화되는 추세를 보이기도 했으나, 현재는 연간 제작 편수가 700편을 넘
고 해외 영화의 수입액도 매우 높아 영화 대국으로 자리잡고 있다(인홍, 2013, p. 19). 이러한 
배경에서 개혁 개방 이후 중국 정부가 시행한 해외 대중문화 상품에 대한 시장 개방은 중국내 
젊은 세대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문화적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공봉진, 이강인, 2013).  

1992년 한중 수교 후 처음 중국에 상륙한 한국 드라마는 최수종, 최진실 주연의 <질
투>와 채시라, 박상원 주연의 <여명의 눈동자>이었다. 하지만 본격적으로 한국 드라마를 중국 
시청자들에게 알리게 된 것은 1997년대 CCTV(중앙 TV8)에 방영된 <사랑이 뭐길래>이었다. 
그 후 한류 드라마는 선풍적 인기를 끌기 시작하여 <별은 내 가슴에>와 <가을동화>를 시작으
로 2000년대 한류 드라마 붐을 이뤄내게 되었다(황인석, 김봉, 안성아, 2008). 특히 2002년에 



방영된 <가을동화>는 21개 채널에서 방영될 정도로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으며, 그 해에만 한
국 드라마가 67편이나 방영될 정도였다. 그 후 <내 이름은 김삼순>(2005년), <대장금>(2005
년) 등의 한국드라마가 중국에서 유래 없는 성공을 거두게 되자 중국정부는 지상파에서 한국
드라마의 상영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게 되었다. 이것은 TV로 한국드라마를 보던 중국시청
자들이 인터넷으로 옮겨가는 계기가 되었으며, <궁>(2006년), <커피프린스 1호점>(2007년), 
<꽃보다 남자>(2008년)에 이어 최근에 방영된 <상속자들>(2013년), <별에서 온 그대>(2014)까
지 인터넷서비스를 통한 한국드라마 시청이 계속되고 있다(한국콘텐츠진흥원, 2014). 특히 이
런 드라마들은 현대적이고 감각적인 한국의 젊은 세대들의 패션 취향을 중국 젊은 시청자들에
게 알리는 계기를 마련했다(문화체육관광부/문화산업교류재단, 2014). 최근에는 이러한 드라
마의 인기와 더불어 오락 프로그램의 중국 진출도 활발해져서 <나는 가수다>, <아빠 어디가> 
등의 프로그램은 포맷 수출을 통해 중국내에서 제작되어 보다 광범위한 중국 수용자들에게 인
기를 얻고 있기도 하다. 아이돌 댄스 그룹들의 중국 공연이나 음반 수입의 증가세도 뚜렷해, 
중국을 주력 시장으로 하는 그룹 EXO의 마케팅에 SM엔터테인먼트가 적극적인 것처럼 음악 
산업에서 중국 시장의 중요성도 매우 크다.  

이처럼 중국의 한류는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 진행되고 있으며, 그 사회문화적, 경제
적 효과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중국의 한류 현황과 그 의미에 대한 해석은 한류 
초기부터 한류 연구의 핵심으로 자리잡아왔다(강만석, 2004; 박영환, 2008; 장수현, 2006). 최
근에도 한류로 인해 중국인의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개선되고(유경진, 박연진, 황하성, 2014; 
황낙건, 2014), 한국방문의도가 증가하고 있으며(진효화, 이기종, 2014), 한국 상품의 구매 태
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유정원 외, 2014)는 점은 지속적으로 확인되고 있다. 한편, 최근 
<별에서 온 그대>의 성공은 중국 한류의 경제적 효과 가운데 향후 주목할 분야로 PPL이 중요
함을 확인시켜 주었다. PPL에 대한 구체적인 규제가 없는 중국 방송국들에게 PPL은 수입을 
증가시키는 새로운 수단이 되고 있으며, 2013년 한해에만 중국 PPL의 규모는 10억 원(중국 
원화)에 달할 것으로 예상한다(중국산업연구, 2013). 따라서 한국 콘텐츠에 활용되는 PPL은 
향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어떠한 유형의 상품과 서비스가 어떠한 방식으로 
중국 수용자들에게 작용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이처럼 여전히 중국에서의 한류 현상은 다양한 관점에서 지속적이고 깊이있는 연구를 
요구하고 있다. 한류 자체에 대한 연구와 중국에서의 한류에 대한 연구는 양적으로 적다고 평
가할 수 없지만, 한류 콘텐츠에 대한 선호 요인과 이용 현황에 대한 연구도 중국이라는 거대
한 사회를 전반적으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는 한계를 가지며, 일반적인 국가 이미지 변화나 
방문, 구매 행동과 같은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한 분석도 구체적인 한류 콘텐츠와의 관계를 충
분히 검증하지 못하고 있어 한류의 영향 정도와 의미를 명확하게 도출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또한, 일부 현지 학자들의 연구도 있지만(Chua & Iwabuchi, 2008; Huang, 2009), 대
부분의 연구들이 중국 사회와 문화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고 있지 않아 중국 수용
자들의 의미 해석과 한류로 인한 중국의 사회적 변화에 대한 이해를 확장할 필요가 제기되고 
있다. 향후 지속가능하고 글로벌 문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한류의 발전과 국제 사회에서 그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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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 날로 커지고 있는 중국에 대한 문화적 이해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최근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한류 수용국 현지의 한류에 대한 의미를 이해하려는 

시도가 현지 신문 기사 분석 등의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고(오대영, 2014; 최수진, 2014; 정
수영, 유세경, 2013; 유세경, 이석, 정지인, 2012), 현지의 미디어 이용에 대한 보다 분석적인 
설문조사 결과들도 제시되고 있다(강명구, 신혜선, 2014). 이 연구도 중국이라는 사회문화적, 
경제적 상황에서 한류가 어떻게 이해되고 있는지에 대한 지난 15년간의 장기적 변화의 추이
를 살펴보고 한류의 사회적 의미에 대한 중국 사회의 시각을 심도있게 분석하는 작업을 실시
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중국 학술문헌에 나타난 중국 한류의 의미를 양적 내용분석을 통한 
트렌드 변화 분석과 키워드의 언어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점검하고자 한다. 

기존 문헌 분석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중국내 한류 관련 학술문헌(학술지, 학위논문)의 연도별, 학술분야별 빈도는 어

떻게 변화해왔는가?
연구문제 2) 중국내 한류 관련 학술문헌(학술지, 학위논문)의 키워드는 시기별, 학술분야별

로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가? 

3. 연구방법 

1) 자료수집 

중국내 한류 관련 학술자료는 중국 최대의 디지털 자료 제공 서비스인 cnki.net을 
통해 “한류”를 키워드로 입력하여 수집하였다. cnki.net은 The China National Knowledge 
Infrastructure의 약자로 중국지망(中國知網)이라 불리며, 인터넷을 통해 문헌검색이 가능한 
온라인 데이터베이스이다. 중국 언론출판부(PRC, Press and Publications Administration)
가 1996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온라인 데이터베이스 사업으로 중국 내 인문과학, 사회과학, 자
연과학, 공학 등 모든 학문 분야의 학술지 논문, 석·박사 학위논문, 학회 발표문, 보고서  등
을 분류하여 제공하고 있다. 2000년 이후부터는 중국 내 500여 개의 중요 신문과 잡지의 기
사 가운데, 학술적 문헌적 가치가 있는 기사도 제공하고 있다. 중국어로 제공되는 이 서비스
는 무료로 검색은 되지만 실제 자료의 활용은 유료로 가능하며, 구글 검색기를 통해 영어 검
색이 가능하지만, 원자료는 모두 중국어로 제공된다. 학술지는 1994년부터, 학위논문은 1999
년부터, 신문기사는 2000년부터의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cnki.net을 통한 한류 관련 
중국 전문 자료의 수집 및 분석은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다음 <표 1>은 검
색된 학술지 논문의 제목 번역 사례이다.  

<표 1> 중국 한류 문헌 예시 (학술지) 



刘春
韩剧何以引发“韩流”经
济

한류를 통해 한국경제를 어떻게 

일으키는까?
社会观察 2014-04-05 1 6

冯薇 来自星星的韩剧 별에서 온 한국 드라마 小康 2014-04-01 1 6

刘洪
韩剧《来自星星的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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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陵科技学院学
报社会科学版)

2014-03-30 1 6

孙文文

新“韩剧”传播现象解析

——以热播剧《来自星

星的你》为例

신'한국 드라마의 전파현상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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电影评介 2014-02-23 1 6

郑伟 浅析韩国电影多元素研
究价值

한국영화다요소연구가치에 관한 

분석
才智 2013-05-25 1 6

赵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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的社会文化心理探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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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드라마 열풍을 인한 

사회문화심리의 탐구

当代电视 2013-04-01 1 6

申永镐 “韩流”——韩国电视剧
流行原因探析

"한류"--한국 드라마 유행하는 원인 

분석
牡丹江大学学报 2013-03-25 1 6

张子扬 “韩流”启示录 "한류"계시록 中国电视 2013-01-15 1 6

曾亚玲
韩国影视旅游的成功对
我国的启示

한국영화드라마여행의 성공요인이 

우리나라에 대한계시
现代交际 2012-10-23 1 6

邢若南; 

袁玖根
解读韩剧热 한국 드라마 열풍에 관한 해독 对外传播 2012-10-01 1 6

王小欢 试论韩剧在中国流行的

文化因素

한국 드라마가 중국에서 유행하는 

문화 요소에 관한 연구
学理论 2012-07-20 1 6

王冬

“韩流”热“华流”渴,观众
口味需捕捉——从韩国
电视剧在海外的成功,探

索中国电视剧如何走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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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류"의 뜨거움, "화류"에 대한 

갈증감, 광중들의 선호도를 잡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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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구

商场现代化 2012-07-10 1 6

<표 1>에서 제시된 것과 같은 사례의 한류 관련 자료의 제목과 키워드를 분석하기 
위해 3단계 번역 작업이 시행되었다. 1단계 초벌번역에는 중국학과 재학 한국학생과 신문방송
학과에 유학중인 중국 대학원생들이 참여하였다. 2차 번역에는 전문가 인력(중국문화 전공 박
사) 참여하여 1차 번역된 자료의 오역 등을 수정하였다. 3차 번역은 중국문화 전공의 현직 교
수와 연구자들이 검수하는 방식을 통해 최종 자료를 완성하였다. 

2) 자료 분석 

번역된 자료에 대해 <표2>의 분석유목을 중심으로 코딩된 자료에 따라 정량적인 빈
도와 추이 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2> 기초 분석 유목



1 저자

2 제목 발행 연월일

3 출처  

4 발표연월일

5
발표 

유형 

1 학술논문       

2 학위논문 

6
학문

분야

1 基础科学 기초과학         기초 과학 

2 工程科技Ⅰ辑 공학과학기술Ⅰ 경공업, 전신기술, 화학공업, 환경과학, 자원이용

3 工程科技Ⅱ辑 공학과학기술Ⅱ 자동차공업, 공업유통 기술과 설비

4 农业科技 농업과학기술 농업 

5 医药卫生科技 약품위생과학기술 외과학, 의약위생방침 정책과 법률법규연구 

6 哲学与人文科学 철학과 인문과학
연극영화와 TV 예술, 문화, 음악무도, 철학, 외

국언어문학, 중국문학 등

7 社会科学Ⅰ辑 사회과학Ⅰ
중국정치와 국제정치, 군사, 사상정치교육, 법리, 

중국공산당, 공안 

8 社会科学Ⅱ辑 사회과학Ⅱ
교육, 신문과 매체, 사회학과 통계학, 인재학과 

노동과학 

9 信息科技 정보 과학기술 출판, 일반서비스업, 컴퓨터, 인터넷, 전자공학

10 经济与管理科学 경제와 관리과학
경제 이론과 사상, 여행, 시장연구와 정보, 기업

경제, 금융, 투자

7 키워드

두 번째 단계로는 중국에서 한류가 어떤 이미를 가지고 변해왔는가를 좀 더 구체적
으로 살펴보기 위해 학술논문 및 학위눈문에 제시된 키워드를 언어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검증
하였다. 언어네트워크 분석은 최근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는 빅데이터 분석의 한 방법
으로 텍스트에 출현하는 단어와 단어 사이의 관계를 링크로 표시함으로써 구축되는 네트워크를 통해 현상
을 해석하는 분석 기법이다. 이는 언어와 지식은 단어 사이의 관계를 통해 형성된 네트워크에 의한 것이라
는 인식을 기반으로 한다(박기수, 이귀옥, 최명일, 2013). 

이를 위하여, 2000년부터 2014년까지의 학술 논문 784개의 키워드를 먼저 입력하였
다. 논문마다 키워드의 수가 다르게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 연구에서는 각 문헌별로 키워
드가 5개 이상인 경우, 앞에서부터 5개까지만 데이터로 활용하였다. 언어네트워크분석을 위해
서는 KrKwic 프로그램1)과 Netminer 4.0 프로그램을 활용하였다. 언어네트워크분석을 위해서
는 먼저 행렬을 구성해야 한다. 행렬을 구성하기 위한 사전 작업으로, 분석대상 키워드 중 하
나의 단어로 이루어지지 않은 키워드는 명사화하거나 띄어쓰기가 없는 하나의 단어로 수정하
는 작업을 거쳤다. 정제작업을 거친 데이터는 KrKwic 프로그램에 입력하여 키워드의 출현빈도
를 파악한 후, 출현빈도가 4~5회 이상인 키워드만 행렬을 도출하는데 활용하였다. KrKwic 프
로그램을 통해 작성된 행렬을 Netminer 4.0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연결 정도 중심성(degree 
centrality)을 파악하고 시각화하였다. 연결중심성을 파악함으로써 중심이 되는 노드의 직접적
인 영향력의 크기를 측정할 수 있으며, 직접 연결된 이웃 노드가 많을수록 중심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1) 박한우·Loet Leydesdorff(2004), 남인용·박한우(2007) 참고.



발표유형 전체
학술지 학위논문

연도

2000 2 0 2
0.3% 0.0% 0.3%

2001 13 0 13
1.9% 0.0% 1.7%

2002 36 0 36
5.3% 0.0% 4.6%

2003 35 0 35
5.2% 0.0% 4.5%

2004 48 2 50
7.1% 1.9% 6.4%

2005 54 2 56
8.0% 1.9% 7.1%

2006 98 8 106
14.5% 7.4% 13.5%

2007 71 12 83
10.5% 11.1% 10.6%

2008 41 23 64
6.1% 21.3% 8.2%

2009 60 14 74
8.9% 13.0% 9.4%

2010 37 16 53
5.5% 14.8% 6.8%

2011 70 12 82
10.4% 11.1% 10.5%

2012 59 7 66
8.7% 6.5% 8.4%

2013 35 10 45
5.2% 9.3% 5.7%

2014 17 2 19
2.5% 1.9% 2.4%

전체 676 108 784
100.0% 100.0% 100.0%

4. 연구결과 

1) 중국의 한류 관련 학술 문헌에 대한 양적 내용분석

① 중국 한류 관련 학술 문헌의 연도별 빈도와 추이(2000-2014)

2000년에서 2014년까지 중국에서 발표된 한류관련 학술논문은 총 784편이 검색되었
으며, 이 가운데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이 676편으로 86.2%, 학위논문이 108편으로 13.8%를 
차지했다. 다만, 2014년의 경우, 문헌자료의 수집 기간이 상반기로 한정되어 있어 다른 해와
의 상대적인 비교는 적절하지 않다. 

<표 3> 중국의 한류관련 학술문헌 빈도 추이(2000-2014)

2000년에서 2014년까지 발표된 학술논문의 빈도는 학술지의 경우, 2006년에 98건으
로 가장 높은 빈도를 기록했으며, 2007년에 71건, 2011년에 70건을 기록하여 높게 나타났다. 
학위논문의 경우는 2004년에 처음 학술논문이 검색되었으며, 2008년에 23건으로 가장 많은 
학위논문이 발표되었고, 2009년과 2010년에도 각각 14건, 16건이 발표되어 높은 빈도로 나타
났다.  



연도 제목 편수 

2000 경찰특공대, 사랑은 블루, 사랑의 전설, 젊은 태양, 8월의 신부 등 10

2001 로펌, 불꽃, 웬만해선 그들을 막을 수 없다 3

2002 인어아가씨, 겨울연가, 가을동화, 이브의 모든 것 4

2003 명랑소녀 성공기, 보고 또 보고 등 9

2004 다모, 명성황후, 여인천하 등 8

2005 대장금, 도시남녀, 첫사랑, 프로포즈 등 29

2006 내 이름은 김삼순, 풀 하우스 등 14

2007 좋은 사람, 작은 아씨들, 궁, 천국의 계단, 파리의 연인 등 17

2008 미스터 굿바이, 신입사원, 황진이, 마녀유희 등 29

2009 소문난 칠공주, 온 에어, 아내의 유혹, 일지매 등 16

2010 너는 내 운명, 여왕의 조건, 며느리 전성시대, 찬란한 유산 등 16

이러한 빈도를 막대그래프로 나타낸 <도표1>을 보면 그 추이를 좀 더 쉽게 알 수 있
다. 한류관련 학술지 논문의 경우 2006년 까지 지속적인 증가를 보이다가 2007년을 기점으로 
증감을 반복하다가 2011년 이후에 지속적인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학술논문의 경우 2004
년 이후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다가 2008년을 기점으로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도표 1> 중국내 한류 관련 학술 자료의 발표 빈도 추이

한류가 확산되기 시작한 것은 2000년대에 들어서부터이지만, 이러한 관심이 학술적 
분석으로 연결되는데 일정한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한류 관련 학술 연구는 지속적으로 증가
하다가 2000년대 중반에 들어 급격한 증가를 보인다. 이러한 결과에는 아래의 <표 4>에서 확
인할 수 있듯이, 2005년부터 <대장금>, <내이름은 김삼순>, <궁> 등 인기있는 한국 드라마가 
다수 중국 전역에서 방송되며 인기를 모은 시기를 지나면서 한류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표 4> 한국 드라마의 중국 수출 현황(2000-2013) 



5년단위구분 전체
2000-2004 2005-2009 2010-2014

학술대

분류*

공학과학기술1 20 17 19 56
14.7% 4.4% 7.2% 7.1%

공학과학기술2 3 10 2 15
2.2% 2.6% 0.8% 1.9%

철학과 인문과학 36 182 127 345
26.5% 47.5% 47.9% 44.0%

사회과학1 11 18 6 35
8.1% 4.7% 2.3% 4.5%

2011 천사의 유혹, 솔약국 집 아들들, 커피 프린스 1호점 등 10

2012 해를 품은 달, 제빵왕 김탁구, 하이킥!짧은 다리의 역습, 드림하이2 등 11

2013 분홍립스틱, 그들만의 세상, 신사의 품격, 청담동 앨리스 등 9

자료: 한국콘텐츠 진흥원(2014), 중국방송시장 현황 및 규제정책, 중국 방송시장 진출 포럼 
발표자료(5월 21일). 

2000년대 후반부터는 중국 정부의 수입 규제 정책 강화와 새로운 문화 현상으로서의 
한류에 대한 주목도가 오히려 약화되면서 연구 성과도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거나 오히려 감소
하는 현상을 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한 방송 콘텐츠의 성공에 따라 연도별 빈도도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예를 들어, 2014년의 경우, <별에서 온 그대>와 관련된 연
구들이 상반기에만 상당수 발표된 것으로 미루어 전체 연도별 빈도는 높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② 중국 한류 관련 학술 문헌의 분야별 빈도와 추이(2000-2014)

2000년에서 2014년까지 한류관련 연구가 가장 활발하게 진행된 학술분야로는 철학
과 인문과학 분야가 345건(4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경제와 관리과학 분야가 223건
(28.4%)으로 뒤를 이었다. 중국에서 한류를 연구하는 학술분야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추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5년 단위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표 5>), 2000-2004년까지 초기에는 경제
와 관리과학 분야가 43건 (31.6%)로 더 높게 나타났으며, 철학과 인문과학 분야가 36건
(26.5%)으로 뒤를 이은 반면, 2005-2009년 기간에는 철학과 인문과학 분야가 182건(47.5%)
로 급격히 증가하였다. 2010-2014년에는 여전히 철학과 인문과학 분야가 127건(47.9%), 경제
와 관리과학 분야가 69건(26.0%)으로 연구가 활발한 분야로 나타났다. 이러한 시기별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를 보면 한국 드라마와 한류 콘텐츠의 중국내 성공이 학술 연구에도 영향을 
미쳤음을 유추할 수 있다. 중국 한류 초기에는 경제와 관리과학 분야가 주를 이루었으며, 이
는 중국내에서 한류 현상을 경제와 경영의 시각에서 접근하려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나 
2000년대 중반 이후 한국 드라마와 한류 콘텐츠의 지속적인 성장과 인기로 인해 철학과 인문
과학 분야에서 문화 현상으로서의 한류를 이해하고 분석하려는 시도가 더 강화되었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표 5> 중국 한류 관련 학술 자료의 분야별 빈도와 추이 변화 



사회과학2 12 33 30 75
8.8% 8.6% 11.3% 9.6%

정보과학기술 11 12 12 35
8.1% 3.1% 4.5% 4.5%

경제와 관리과학 43 111 69 223
31.6% 29.0% 26.0% 28.4%

전체 136 383 265 784
100.0% 100.0% 100.0% 100.0%

2000-2004
연결정도 
중심성 

2005-2009
연결정도 
중심성 

2010-2014
연결정도 
중심성 

57,,한류,
20,,한국,
11,,한국영화,
11,,한국인,
10,,중국시장,
10,,한국문화,
8,,대중문화,
7,,중국대륙,
7,,한국영화드라마,
6,,온라인게임,
6,,차이나유니콤,
6,,한국정부,
5,,영화드라마,
5,,한국대중문화,
4,,문화산업,
4,,영화,
4,,음악,
4,,일한기업,
4,,중국언론,

0.944444
1
0.888889
0.611111
0.611111
0.388889
0.5
0.555556
0.555556
0.388889
0.166667
0.333333
0.722222
0.333333
0.388889
0.944444
0.555556

0.333333

63,,한류,
55,,한국,
42,,문화산업,
24,,한국인,
23,,한국문화,
22,,한국드라마,
15,,중국시장,
12,,드라마,
12,,한국기업,
12,,한국정부,
9,,패션,
9,,한풍,
8,,의류,
8,,의류브랜드,
8,,중국기업,
7,,대중문화,
7,,중한관계,
7,,한국영화,
7,,한국영화드라마,

0.592593
1
0.555556
0.518519
0.518519
0.37037
0.259259
0.777778
0.222222
0.444444
0.37037
0.222222
0.333333
0.148148
0.037037
0.259259
0.185185
0.481481
0.333333

54,,한류,
47,,한국,
40,,문화산업,
19,,한국드라마,
14,,드라마,
11,,한국문화,
11,,한국인,
11,,한국정부,
10,,대중문화,
10,,소프트파워,
10,,유행,
10,,중국,
10,,중국시장,
7,,브랜드,
7,,산업협회,
7,,한국기업,
7,,한국영화,
6,,마케팅,
6,,무역장벽,

0.655172
0.896552
0.517241
0.137931
0.62069
0.344828
0.172414
0.310345
0.37931
0.275862
0.344828
0.689655
0.241379
0.310345
0.206897
0.206897
0.37931
0.37931
0.137931

* pearson 카이제곱 44.007, 자유도 12, 유의도 p=.000

2) 중국 한류 관련 학술문헌의 키워드에 대한 언어네트워크 분석 

① 중국의 한류관련 학술문헌 키워드에 대한 시기별 분석 

중국의 학술문헌에서 한류가 어떻게 논의되고 있는가를 살펴보기 위해 분석 대상 15
년을 각 5년 단위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각 시기별로 5회 이상 출현 빈도를 보인 키워드를 
먼저 추출하고, 이들 키워드의 연결정도 중심성(degree centrality)을 분석하였다. 여기서 연
결중심성은 다른 키워드와의 연결정도를 보여주며, 네트워크 내에서 연결된 결점의 수의 합을 
의미하므로, 전체 연결망에서 허브 역할을 하는 핵심어를 파악하는 데 유용하다(Freeman, 
2005). 

즉, 연결중심성이 높은 키워드는 다른 주제어와 함께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뜻하며, 전체 네트워크 구조에서 영향력 혹은 역할의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기준이 된다. 키
워드의 출현 빈도와 연결정도 중심성을 해석하는데 있어서 ‘한류’, ‘한국’과 같은 키워드의 빈
도가 중앙성이 높게 나타나는 것은 당연한 결과이며, 이들 키워드를 분석에서 제외하면 전체 
네트워크 구조가 지나치게 축소되거나 왜곡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분석에 포함시켰다. 

<표 6> 5년 단위별 중국의 한류 관련 문헌에 나타난 주요 키워드의 빈도와 연결정도 중심성 



4,,한국음악, 0.444444

7,,현지화,
6,,영향,
5,,문화간전파,
5,,문화상품,
5,,브랜드,
5,,영화드라마,
5,,중국대륙,
5,,플레이어,
5,,한국요리,

0.111111
0.222222
0.148148
0.333333
0.37037
0.481481
0.185185
0.037037
0.333333

6,,세계무역기구,
6,,예술산업,
6,,한국음악,
5,,대중음악,
5,,마케팅전략,
5,,문화교류,
5,,시사점,
5,,중국드라마,
5,,타이어회사,
5,,품질문제,
5,,한국어,

0.137931
0.137931
0.310345
0.206897
0.137931
0.137931
0.137931
0.172414
0.137931
0.137931
0.26897

a. 초기 5년 (2000-2004) 

2000-2004년 동안 4회 이상 등장한 키워드는 20개였다. 다른 시기는 등장 빈도를 5
회로 규정하였으나, 이 시기는 핵심어가 많지 않아 충분한 연결 중심성을 확인하기 위해 4회
로 확대하였다. 먼저, 키워드의 등장 빈도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한류(57회), 한국(20회), 한국
영화(11회), 한국인(11회), 중국시장(10회), 한국문화(10회) 등의 등장 빈도가 상대적으로 많았
다. 이는 당시의 한류는 아직 한국 드라마와 한국 대중음악 등으로 구체화하지 않았음을 보여
주며, 일반적인 한국 대중문화의 중국 시장 진입과 한국 영화에 대한 관심이 주로 나타났다. 
한편, 연결 정도 중심성을 살펴보면, 한국영화와 영화, 영화드라마 등 영화와 관련된 핵심어가 
상대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나타났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핵심어가 많지 않아 상대적으로 
단순한 네트워크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 2> 2000-2004년의 중국 한류관련 문헌에 나타난 키워드의 언어네트워크 분석 결과 

b. 중기 5년 (2005-2009) 



2005년부터 2009년까지는 5회 이상 등장한 키워드를 분석 대상으로 삼았으며, 총 
28개였다. 키워드의 등장 빈도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한류(63회), 한국(55회), 문화산업(42회), 
한국인(24회), 한국문화(23회), 한국드라마(22회), 중국시장(15회), 드라마(12회), 한국기업(12
회), 한국정부(12회) 등이 10회 이상 등장해 중국 시장에서 한국 드라마의 인기를 반영하고 
있다. 또한, 한국 정부와 기업, 시장과 구체적인 산업에 관련된 주제어가 등장하기 시작해 한
류에 대한 정책적, 산업적 분석이 시작되었음을 시사하고 있다.   

한편, 연결정도 중심성을 살펴보면, 드라마와 문화산업 관련된 핵심어가 상대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나타났다. 의류와 패션, 브랜드 등 관련 상품이나, 중국 시장과 중국 기업
의 역할 등의 연결 고리도 등장하여 보다 다양화된 노드의 연결성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3> 2005-2009년의 중국 한류관련 문헌에 나타난 키워드의 언어네트워크 분석 결과 

c. 후기 5년 (2009-2014) 

2009년부터 2014년 중반까지 5회 이상 등장한 키워드는 모두 30개였다. 등장 빈도
별로는 한류(54회), 한국(47회), 문화산업(40회), 한국드라마(19회), 드라마(14회), 한국문화(11
회), 한국인(11회), 한국정부(11회), 대중문화(10회), 소프트파워(10회), 유행(10회), 중국(10회), 
중국시장(10회) 등이 상대적으로 자주 등장하였다. 드라마와 문화에 대한 관심은 여전했지만, 
무역장벽과 마케팅 등 경제적 측면에서의 한류에 대한 언급이 많아졌으며, 중국의 문화 산업
과 소프트 파워 경쟁력 강화에 대한 논의가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연결정도 중심성을 살펴보면, 한류-한국-한국문화-드라마-대중문화로 이어지는 
연결성은 여전히 중요한 연결망을 형성하고 있었으며, 무역기구-무역장벽-마케팅-소프트파워



철학과 인문과학 경제와 관리분야 
빈도 연결중심성 빈도 연결중심성 

88,,한류,
54,,문화산업,
42,,한국드라마,
34,,한국,
31,,한국문화,
31,,한국영화,
22,,대중문화,
21,,드라마,
17,,한국인,
15,,한국정부,
10,,문화교류,
10,,한국영화드라마,
9,,사랑,

0.842105
0.763158
0.394737
1
0.684211
0.578947
0.684211
0.894737
0.552632
0.394737
0.368421
0.342105
0.368421

54,,한국,
44,,한류,
29,,문화산업,
21,,중국시장,
17,,한국기업,
15,,한국인,
10,,한국문화,
9,,중국기업,
8,,드라마,
8,,한국정부,
7,,브랜드,
7,,유행,
7,,의류브랜드,

0.95
0.75
0.4
0.65
0.4
0.35
0.3
0.05
0.65
0.35
0.55
0.35
0.3

로 이어지는 노드들, 한국정부-한국기업-브랜드-마케팅으로 이어지는 노드들 등 경제적 측면
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과 드라마와 이외에 새로이 K-pop 관련 음악 산업에 대
한 연결 노드가 등장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4> 2010-2014년의 중국 한류관련 문헌에 나타난 키워드의 언어네트워크 분석 결과 

② 중국의 한류관련 학술문헌 키워드에 대한 학술분야별 분석

중국 학술 자료를 통하여 한류의 의미를 어떻게 분석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양적 내용분석 결과에서 한류에 대한 학술연구가 가장 활발한 철학 및 인문과학, 경제와 관리
과학 분야로 분류된 학술자료들의 한류 관련 키워드를 분야별로 분석하였다. 

<표 7> 한류관련 주요 학술분야 키워드의 빈도와 연결 중심성 



9,,시청자,
9,,영화드라마,
8,,문화상품,
8,,전통문화,
8,,중국,
8,,중국드라마,
7,,문화,
7,,소프트파워,
7,,영화,
7,,청소년,
6,,중국대륙,
6,,청춘드라마,
6,,한국경제,
6,,한풍,
5,,대중음악,
5,,문화전파,
5,,민족문화,
5,,시사점,
5,,여주인공,
5,,영향,
5,,유교문화,
5,,음악,
5,,중국관,
5,,중국문화,
5,,패션,

0.421053
0.5
0.421053
0.421053
0.921053
0.289474
1
0.236842
0.631579
0.447368
0.421053
0.236842
0.368421
0.289474
0.210526
0.289474
0.315789
0.236842
0.315789
0.236842
0.289474
0.552632
0.315789
0.289474
0.210526

7,,중국대륙,
7,,한국드라마,
6,,산업사슬,
6,,소비자,
6,,영화드라마,
5,,마케팅,
5,,의류,
5,,일한기업,
5,,차이나유니콤,

0.35
0.2
0.25
0.4
0.5
0.25
0.6

0.1

a. 철학과 인문과학 

철학과 인문 과학은 연극영화와 TV 예술, 문화, 음악무도, 철학, 외국 언어문학, 중
국문학 등으로 분류된 학문 분류로서 이 분야의 학술 자료의 키워드 분석 결과 5회 이상 등
장한 키워드는 모두 38개였다. 등장 빈도별로 10회 이상 등장한 키워드는 한류(88회), 문화산
업(54회), 한국드라마(42회), 한국(34회), 한국문화(31회), 한국영화(31회), 대중문화(22회), 드
라마(21회), 한국인(17회), 한국정부(15회), 문화교류(10회), 한국영화드라마(10회) 등이었다. 그
만큼 자주 언급되지는 않지만, 사랑과 청춘드라마, 유교문화와 민족문화 등의 문화적 개념, 시
청자와 청소년 등 중국내 한류의 대상 등이 철학과 인문과학의 핵심어로 등장하고 있다.    

한편, 연결정도 중심성을 살펴보면, 한류-문화-한국-한국문화-드라마-중국으로 이어
지는 노드가 중심적으로 자리잡고 있는 동시에, 민족문화-유교문화-전통문화-시사점-영향이라
는 문화적 차원의 노드, 중국관-중국드라마-문화전파라는 중국 자국 문화에 대한 분석, 영화, 
음악, 패션 등 특성 분야를 중심으로 하는 노드 등도 확인할 수 있다. 철학과 인문 과학 분야
의 학술 자료들이 제시하고 있는 키워드는 기본적으로 매우 다양한 측면에서 한류를 분석해 
한국 대중문화와 중국 문화와의 관계를 검토하고 있다. 



<그림 5> 중국 한류관련 문헌에 나타난 키워드 언어네트워크 분석 (철학과 인문과학) 

b. 경제와 관리과학 

경제와 관리과학 분야는 두 번째로 많은 한류 학술 자료들이 제시되고 있는 분야로 
경제 이론과 사상, 여행, 시장연구와 정보, 기업경제, 금융, 투자 등의 학술 분야를 포함한다. 
이 분야의 학술 자료의 키워드 분석 결과 5회 이상 등장한 키워드는 모두 22개였다. 한국(54
회), 한류(44회), 문화산업(29회), 중국시장(21회), 한국기업(17회), 한국인(15회), 한국문화(10
회) 등이 가장 자주 등장하였으며, 그 밖에 중국기업, 드라마, 한국정부 등도 상대적으로 자주 
등장하였으며, 의류와 브랜드, 소비자, 마케팅 등 경영적 측면의 한류 분석이 주를 이루고 있
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연결정도 중심성을 살펴보면, 경제와 관리 과학 분야의 한류 학술 연구는 상대
적으로 단순하게 구성되어 있으며, 기본적인 한류-한국-드라마를 중심으로 의류-유행-브랜드, 
한국정부-한국기업-중국시장 등 산업적 측면의 한류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6> 중국 한류관련 문헌에 나타난 키워드 언어네트워크 분석 (경제와 관리과학)  

5. 결론 및 연구의 함의 

한류는 지난 15년 동안 한국 대중문화와 문화 산업 연구에서 매우 중요한 분야로 자
리 잡아 왔다. 한국의 문화 콘텐츠가 해외 시장에서 수용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는 현재
의 한류 현상을 이해하고 향후 한류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현지 수용국과 수
용자들의 시각에서 한류의 의미와 영향을 분석할 필요가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작업에서 중
국은 한류의 출발점인 동시에 가장 핵심적인 타겟 마켓으로, 중국에서의 한류를 이해하는 것
은 현지 수용국 시각의 한류 연구에 있어 가장 기초적인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중국내 공식적인 대표 학술자료 사이트인 cnki.net를 통하여 수집된 
한류 관련 학술 논문과 학위논문을 784편을 전수 수집하여 한국어로 번역하여 연도별 발표 
빈도와 학문 분류를 양적으로 분석하였으며, 학술 자료에 필수적으로 제공되고 있는 핵심 키
워드를 5개 이하로 추출하여 키워드의 언어네트워크 분석을 시기별, 학문 분야별로 실시하였
다. 

분석 결과, 중국내 한류 관련 학술 연구는 2000년대 중반에 가장 활발하게 이뤄졌으
며, 여기에는 한국 드라마의 중국내 인기가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연구 
학술 분야는 초기에는 경제와 관리과학 분야가 가장 큰 빈도를 나타냈으나, 중기 이후에는 철
학과 인문과학 분야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중국
내 학술 한류는 시기별로 서로 다른 양상을 보이며 한류의 변화하는 흐름을 반영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또한, 시기별, 학술 분야별 키워드 언어네트워크 분석의 결과는 한류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차원의 연결 구도를 보여주었다. 초기에는 비교적 단순하고 일반화된 키워드들을 중심



으로 구성되었던 네트워크는 중기에는 드라마, 후기에는 대중음악이 중요한 중심으로 등장하
게 되었으며, 중기에는 한국 정부와 기업의 역할, 후기에는 중국 자체의 소프트파워론을 중심
으로 하는 중국의 자국 문화에 대한 영향과 논의가 매우 중요한 축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이
러한 연구 결과 역시 중국내 학술 한류의 변화하는 트렌드를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 결과의 함의는 변화하는 중국의 한류, 다양한 차원에서의 중국의 한
류에 대한 이해라는 차원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즉, 중국이라는 사회가 가지는 다양성과 포괄
성을 반영하지 않거나, 끈임없이 역동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중국내에서의 한류 의미와 평가를 
반영하지 않은 단순화된 한류의 분석이 갖는 한계를 지적하고, 현지 수용국, 특히 중국에서의 
한류의 이해와 발전 방향 모색을 위한 기본 자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이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이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후속 연구에서는 전문가 집단의 학술 자료 이외에도 보
다 광범위한 사회적 집단의 의견을 확인할 수 있는 언론의 보도 기사와 문예지, 문화지 기사 
등을 비교해 중국내에서 연구자, 정책 결정자, 수용자 등 서로 다른 집단의 한류에 대한 인식
을 비교 분석하는 작업도 의미 있는 결과를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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