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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는 미디어커머스가 빠른 속도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중국 미디어커머스 시장의 동향과 성공
요인을 살펴보고 우리 기업에 주는 시사점을 알아보겠습니다. 
[외부 필진 칼럼은 대한상의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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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커머스 강국, 중국의 성공요인과 시사점
모바일의 보편화와 뉴미디어의 빠른 성장과 더불어 
미디어커머스는 우리 생활에 일상처럼 자리잡았다. 
미디어커머스란 드라마나 영화, 개인 유튜버의 방송 
콘텐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미디어 콘텐츠를 통해 
상품을 판매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인플루언서가 자
신의 SNS에서 생방송으로 상품을 판매하거나 스마
트 TV를 통해 시청하던 드라마 속 상품을 주문하는 
것 모두 미디어커머스의 사례에 해당한다. 

중국은 미디어커머스가 가장 발달한 국가로 손꼽힌
다. 중국의 전자상거래 시장 규모는 2019년 2조 달
러에 가까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미국의 약 3.3
배, 한국의 19배에 달하는 수치다.

이 중 온라인 라이브 방송 시장 규모만 2017년 기준 
453억 위안(약 7조 6천억 원)에 이른다. 라이브 방
송의 주 소비층인 90허우(90년 이후 출생자)의 사회 
진출 증가에 따라 2020년에는 1,120억 위안(약 18
조 원) 규모로 성장할 전망이다.   

※ 출처 : eMarketer, May 2019

※ 출처 : iResearch(艾瑞咨询)

(단위 : 억 위안, %)

[ 이커머스 판매 상위 10개 국가 ]

[ 2016-2020년 중국 온라인 라이브 
방송 시장 규모 및 성장률 ]

2018 2019 % 변화
중국 $1,520 bn $1,935 bn 27%
미국 $515 bn $587 bn 14%
영국 $128 bn $142 bn 11%
일본 $111 bn $115 bn 4%
대한민국 $88 bn $103 bn 18%
독일 $76 bn $82 bn 8%
프랑스 $62 bn $69 bn 12%
캐나다 $41 bn $50 bn 21%
인도 $35 bn $46 bn 32%
러시아 $23 bn $27 bn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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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는 숏클립 플랫폼과 소셜커머스 등이 인기를 
끌면서 미디어커머스 플랫폼이 점차 다양화·세분화
되고 있다. 미디어커머스를 통해 취급되는 상품의 
폭 또한 패션, 뷰티, 식품에서부터 관광 및 의료서비
스에 이를 정도로 다양하다. 90허우가 주축을 이루
고 있지만 40대 이상 이용자들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로, 연령대나 성별에 특화한 플랫폼들도 등장하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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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골살이’를 주제로 한 리즈치(中), 
한태웅 씨의 Youtube 영상 ]

※ 출처 : @李子柒 , Youtube

성공요인

1) 왕홍과의 쌍방향 의사소통

중국 미디어커머스의 성장은 왕홍(网红, 소셜네트
워크 서비스 등에서 유명한 인플루언서)들이 이끄는 
라이브 스트리밍으로 시작됐다. 중국 내에서 왕홍들
의 인기와 신뢰도는 상당히 높다. 왕홍들이 직접 제
품 판매에 나서자 팔로워들은 즉각적으로 반응했다. 
왕홍들이 진행하는 라이브 커머스는 홈쇼핑처럼 제
품을 다양한 각도에서 보여주고 사용방법 등을 설명
할 수 있는 것과 동시에 댓글을 통해 시청자와 실시
간 쌍방향 의사소통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예를 들어 립스틱을 홍보하는 도중 한 시청자가 어
두운 피부에는 어떻게 어울리는지 질문하면, 왕홍은 
어두운 컬러의 파운데이션을 칠한 후 립스틱을 사용
하는 모습을 바로 보여줄 수 있다. 왕홍에 대한 신뢰
도와 함께 기존의 e커머스보다 더 많은 정보를 소비
자에게 전달할 수 있다는 점은 구매로 이어지는 구
매전환율을 증가시켰다.

2) 콘텐츠와 플랫폼의 성장 

라이브 커머스의 성공은 개인 미디어 콘텐츠가 콘
텐츠 자체로서뿐만 아니라 e커머스와의 연결을 통
해 새로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시켜 
주었다. 이후 콘텐츠의 양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그 내용 또한 다양한 취향의 이용자들을 사로잡기 
위해 여러 장르로 분화했다. 

최근의 미디어 콘텐츠들은 정보 전달에 국한되지 않
는다. 철저히 재미를 추구하거나 시각적인 자극을 
제공하기도 하고, 새로운 문화를 소개하기도 한다. 

중국과 한국 모두에서 큰 인기를 모은 ‘시골살이’ 콘
텐츠의 경우 아름다운 자연 풍경이나 소박한 생활 
방식을 보여줌으로써 정서적 만족감을 전달한다. 

초기에는 유저들이 직접 만드는 시시콜콜한 영상
이 주를 이뤘다면, 최근에는 막대한 자본이 투입된 
고품질의 콘텐츠를 생산하는 PUGC(Professional 
User Generated Content)들도 늘었다. 콘텐츠의 
양과 질 모두가 성장하면서 미디어 플랫폼은 더욱 
거대한 트래픽을 확보하게 되었다.

3) 빠른 변화와 혁신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것은 디지털 세대의 
특징이다. 콘텐츠뿐만 아니라 플랫폼에 있어서도 마
찬가지다. 

중국 미디어커머스 시장의 주력세대인 90허우의 경
우 여러 개의 플랫폼을 동시에 이용하며 특정 플랫
폼에 대한 충성도는 매우 낮은 편이다. 새로운 플랫
폼을 시도하거나 옮겨가는 데 주저하지 않는다. 중
국 내 라이브 커머스 플랫폼은 5백여 개가 넘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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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숏클립 유저 수 ]

[ 중국 모바일 영상 서비스 총 이용시간 ]

※ 출처 : iiMedia Research

※ 출처 : QuestMobile

최근 이들의 입맛을 사로잡은 것은 숏클립(Short 
clip)이다. 올해 5월 중국 대표 숏클립 플랫폼인 
더우인(TikTok)과 콰이셔우(Kwai)의 DAU(Daily 
Active User, 일일 활동 사용자)는 각각 3억, 2.1억
명을 돌파했다. 

2018년을 기점으로 중국의 숏클립 시청시간은 처음
으로 일반 스트리밍 영상 시청시간을 넘어섰다.

숏클립은 10초에서 1분 이내의 영상으로, 기존보다 
매우 짧은 시청시간이 특징이다. 교통수단을 이용하
거나 이동 중에도 쉽게 보고 즐길 수 있다는 점은 중
국의 젊은 모바일 세대를 빠르게 사로잡았다. 

2017 2018 2019

5.01억 명

2.42억 명

6.27억 명

7617억 분

스트리밍 영상

6980억 분

숏클립

1272억 분

7267억 분

2017. 6월 2018. 6월

시사점 

5G 통신기술과 함께 모바일 동영상을 중심으로 한 
미디어커머스는 앞으로도 성장세를 더해갈 전망이
다. 미디어커머스 시장의 변화속도가 빠른 중국시장
의 트렌드와 성공사례를 모니터링하고 벤치마킹하
는 것은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중국에서 미디어커머스가 활성화된 배경에는 판매
자와 플랫폼 사이를 연결해주는 전문 에이전시의 활
발한 활동이 있다. ‘파트너사’라 불리는 에이전시가 
상품에 적합한 플랫폼과 판매채널을 찾아주는 것부
터 왕홍 섭외와 콘텐츠 제작까지 전담한다. 반면 한
국은 제조사에서 마케팅 부서를 두고 운영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플랫폼에 대한 이해도 부족하고 트렌드에 맞는 신선
한 콘텐츠를 만들어내기 어려운 구조다. 트렌드 변
화에 민감하고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전문 에이
전시를 활용하는 것은 좋은 성공전략이 될 수 있다. 

미디어 플랫폼의 성장과 혁신을 가로막고 있는 규제 
문제도 크다. 한국 소비자들은 애플리케이션을 설치
하고 모바일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본인인증과 개인
정보 활용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AR/VR 기술이
나 얼굴인식 기술 등 신기술이 접목되면 규제 문제
는 더욱 복잡해진다.

중국은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예외사항만 금지하는 
‘네거티브 규제’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중국의 규제
정책은 알리바바의 위챗페이 성공을 가능케 했다. 
위챗페이를 중심으로 한 중국의 모바일 결제 이용
률은 2018년 기준 71.4%로 한국(26.1%)의 세 배에 
가깝다. 신기술 개발과 신산업 분야에 진출하는 기
업들이 규제 문제로 골머리를 앓지 않도록 과감한 
규제혁신과 적극적인 지원정책이 필요하다.



국내·외 경제지표    2019년 10월 14일 기준

1. 국내·외 경제성장률
(단위: %)

2017 2018(E
IMF OECD

2019(P 2020(P 2019(P 2020(P

한국 3.1 2.7 2.6 2.8 2.1 2.3

세계 3.7 3.6 3.2 3.5 2.9 3.0

미국 2.2 2.9 2.6 1.9 2.4 2.0

중국 6.8 6.6 6.2 6.0 6.1 5.7

일본 1.9 0.8 0.9 0.4 1.0 0.6

EU 2.5 1.8 1.3 1.6 1.1 1.0

* E : 잠정치(Estimate) / P : 예상치(Projections)

2. 환율·유가1)

(단위: 원(환율), 달러(유가))

2016 2017 2018 ’19.5월 6월 7월 8월 9월

원/달러 1,161 1,131 1,100 1,183 1,176 1,175 1,209 1,198

원/엔(100엔) 1,068 1,009 996 1,076 1,088 1,086 1,137 1,116

원/위안 174.4 167.5 166.4 172.1 170.0 170.9 171.0 168.0

원/유로 1,283 1,276 1,299 1,324 1,327 1,319 1,346 1,319

유가(Dubai) 53.8 53.2 69.7 69.3 61.8 63.3 59.1 61.1

3. 산업지표
(단위: %(전년동기대비))

2016 2017 2018 ’19.5월 6월 7월 8월 9월

산업생산 3.0 2.5 1.4 1.3 -0.8 0.5 0.2 -

소매판매 3.9 1.9 4.3 3.4 1.2 -0.3 4.1 -

설비투자 -1.3 14.1 -3.8 -10.0 -9.0 -4.7 -2.7 -

수출 -5.9 15.8 5.4 -9.8 -13.8 -11.0 -13.6 -11.7

수입 -6.9 17.8 11.9 -1.9 -10.9 -2.7 -4.2 -5.6

1) 환율은 월 평균 기준, 유가는 기말 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