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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먼저‘아시아 지역’의 범위에 해 몇 가지 사항을 지적하자면, 이 에서 언급하는‘아시아 지

역’의 범위는 북아시아(예 : 일본, 한국, 중국)와 동남아시아(예 :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태국, 베트

남, 인도네시아)를 포함하지만 남아시아(예 : 인도, 파키스탄, 방 라데시, 스리랑카)1)는 포함하지

않는다. 이렇게 제한한 아시아 지역도 여전히 광범위하고 서로 크게 다른 특성을 지닌 국가들로 이

루어진다. 이러한 내부적 차이에는 각국의 크기와 지리적 차이, 천연자원, 정치, 역사, 인구구성, 개

1) ‘아시아’에는 다수 그룹이 존재한다. IMF(2006)에서는 다음과 같은 분류를 사용한다 :

① 신흥아시아 : 중국, 인도, 홍콩 SAP, 한국, 싱가포르, 중국의 만 지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

리핀, 태국 ② 산업아시아 : 일본, 호주, 뉴질랜드 ③ 아시아 : 신흥아시아와 산업아시아 조합. ④ 새로

운 산업경제 : 홍콩 SAR, 한국, 싱가포르, 중국의 만 지역 ⑤ ASEAN-4 :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⑥ 아시아의 저소득 국가에는 방 라데시, 부탄, 캄보디아가 속한다.

기타는 다음을 포함한다 :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과 브루나이 왕국, 캄보디아, 인도, 라오스 인

민민주주의공화국, 말레이시아, 미얀마, 싱가포르, 필리핀, 태국, 베트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는 21개 회원국을 갖고 있다 : 미국, 캐나다, 멕시코, 칠레, 페루, 러

시아, 호주, 뉴질랜드, 일본, 한국, 중국, 홍콩, 태국,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파푸아뉴기니, 브루나이.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는 27개 EU회원국과 16개 아시아국가로 이루어진다 : 인도네시아, 싱가

포르,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필리핀, 태국, 베트남, 중국, 일본, 한국, 버마(미얀마), 캄보디아, 라오스

및 2008년 ASEM 회담부터는 인도, 파키스탄, 몽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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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외국투자 (투자국 및 수혜국), 다국적국가 활동 등이 포함된다. 노동력 규모(2006년)를 예로 들

면 싱가포르의 223만 8,000명, 말레이시아의 1,128만 8,000명, 한국의 2,434만 1,000명, 태국의

3,613만 6,000명, 베트남의 4,562만 8,000명, 일본의 6,636만 1,000명, 인도네시아의 11,043만

2,000명, 중국의 78,965만 2,000명 등으로 다양하다(ILO, 2007b). 이는 상기와 같은 변수가 국가별

로 차별적 향을 주고 그 결과 이 의 일반화 가능성(generalisability)를 제한할 수 있기에 중요하

다. 따라서 고용 이슈는 각 국가별로 그 중요성 및 강도가 다르게 되고 또한 시간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두 번째로 언급할 점은 이 의 분석을 어떻게 볼지 그 관점이다. 고용 시스템은 세 가지 관련 그

룹의 조합으로 구성된다: 고용주/직원, 고용주/관리자, 주/정부(state/government). 각 조합별로 지역

에 한 접근방식도 달라진다 (또는 기준 틀도 단일에서 복수로 달라진다. Fox, 1966). 이는 효과성,

정책, 이슈에 한 관점과 판단을 다양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되고, 경제협력개발기구(Organisation

for Economic Development), 국제노동기구(ILO), 아시아개발은행(ADB), 세계은행, 국제통화기금

(IMF) 등의 다양한 국제기관의 관점과 향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위의 두 가지 사항을 염두에 두고 을 전개한다. 이 은 현 고용상황, 주요 고용전략 및 정책,

고용전략과 정책의 효과와 향후 과제 등 세 가지 섹션으로 구성되어 있다. 

아시아개발은행(2007년)에 따르면“빈곤을 줄이고 수용적인 노동력 흡수(inclusive labor

absorption)와 효율적인 개발 패턴을 확보하기 위해 노동시장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노동시장

활동을 개선하는 것은 또한 인적자원개발, 남녀차별 해소, 복지 및 생산성 강화 전략의 중요한 요

소이다.”따라서 노동시장과 고용은 중요한 이슈이다. 이와 관련하여 일부 고용의 핵심적인 차원

과 이슈를 비교해 보겠다.  

고용 차원 비교

아시아의 고용상황을 짧은 에 걸맞게 광범위하게 비교하는 방식으로 살펴보고자 한다(동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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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치, 비교, 비교성 등을 고려한다). ILO(2007a)는 노동시장 관련 20개의 핵심 지표를 사용하는데,

본 에서는 지난 10년 동안(1996~2006년)의 5개 지표에만 초점을 맞춘다(실업, 노동시장 참여,

고용의 지위, 분야 및 생산성2)). 각종 수치에서 고용 트렌드를 엿볼 수 있을 것이다 : ILO(2007a) 수

치가 유용한 이유 중 하나는 세계적인 수치뿐 아니라 여러 개의 광 한 지역별 하위그룹 수치가 제

공되기 때문이다. 이에는 본 에서도 등장하는‘동아시아’및‘동남아시아와 태평양’지역이 포함

된다.3)

첫 번째로 실업률과 관련해서 1996년과 2006년의 실업률은 전세계적으로 각각 6.2%, 6.3%로

략 일정하게 유지됐고, 동아시아에서는 3.8%, 3.6%로 훨씬 낮은 수준에서 일정했다. 이와는

조적으로 동남아시아와 태평양 지역의 실업률은 3.7%에서 6.2%로 크게 상승했다. 1976년에는 동

아시아와 비슷한 수준이었으나 10년 후에는 거의 세계 실업률 수준으로 상승했다. 청년실업 또한

우려할 만한 수준이다. 청년실업은 전 세계와 아시아 지역에서 일반실업률보다 거의 2배 정도 높

은 수준에서 시작해서, 2006년에도 높은 수준에 머물었다. 세계 청년실업률은 다소 상승했고

(12.4%→ 13.2%) 동아시아에서는 다소 하락했다(7.6% → 7.5%). 조적으로 1996년 동남아시아

와 태평양의 청년실업률은 9.6%로 세계 청년실업률보다 낮았지만 동아시아보다는 높았으나,

2006년에는 16.5%로 동일지역 일반실업률의 거의 3배 수준으로 크게 올라, 세계 청연실업률보다

높아졌고, 동아시아 청년실업률의 2배 이상이 되었다. 

두 번째로 경제활동참가율도 고용의 중요한 지표이다. 세계적으로 경제활동참가율은 큰 변동을

보이지 않았는데 지난 10년에 걸쳐 다소 감소했다(66.7% → 65.7%). 동아시아, 동남아시아와 태평

양에서는 비교적 높은 편으로 동아시아의 경우 78.0%에서 74.6%로 줄어들었고 동남아시아와 태

2) 용어 정의와 데이터와 관련해서는 ILO(2007a) 참조.

3) ILO(2007b) 지역은 다음을 포함한다 : ① 동아시아 : 중국, 중국의 홍콩, 한민국, 북한, 중국의 마카

우, 몽골, 중국의 만. ② 동남아시아 : 브루나이, 캄보디아, 동티모르, 인도네시아, 라오스 인민민주

주의공화국,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 반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③ 태평양 섬 : 미

국령 사모아, 쿡 제도, 피지, 프랑스령 폴리네시아, 괌, 키리바시, 마샬 군도, 나우루 공화국, 뉴칼레도

니아, 니우에, 북 마리아나 제도, 퍼시픽 제도, 파푸아뉴기니, 사모아, 솔로몬 제도, 토켈라우, 통가, 투

발루, 바누아투, 월리스 앤 푸투나 제도. ④ 남아시아 : 아프가니스탄, 방 라데시, 부탄, 인도 , 몰디

브, 네팔, 파키스탄, 스리랑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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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의 경우에는 약간 늘었다(70.1% → 70.7%). 경제활동참가율에서 남녀격차는 더욱 커졌다. 여

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세계적으로 여전히 낮고 심지어 약간 감소했다(53.0% → 52.5%). 그나마

동아시아에서는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훨씬 높은 수준이나 역시 감소했다(71.1% → 67.4%).

동남아시아와 태평양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다소 늘었지만(57.6% → 58.9%), 여전히 동아시아 수

준에 크게 못 미치고 세계 수치보다 조금 높을 뿐이다. 청년의 경제활동참가율 또한 분명한 조

를 보여준다. 세계 수치가 낮은 편으로 감소했고(58.1% → 55.6%), 동아시아는 높은 편이나 역시

감소했다(74.7% → 69.4%). 동남아시아와 태평양이 동아시아에는 많이 못 치고 역시 감소했지만

세계수치보다는 다소 높게 나타났다(59.4% → 58.2%).

세 번째로 고용의 지위 및 형태를 검토해 보면 몇 가지 흥미로운 차이가 나타난다. ‘임금근로자

(wage and salaried workers)’는 세계적으로 늘었고(43.1% → 46.9%), 동아시아(32.4% → 42.6%)

와 동남아시아와 태평양(33.0% → 38.8%) 지역은 세계 수치보다 낮고 후자가 전자에 못 미쳤다.

‘고용주’수준은 전 세계 및 아시아 두 지역 모두에서 훨씬 낮았고, 세계(3.4% → 2.9%)와 동아시

아(2.8% → 1.2%)에서는 감소하고 동남아시아와 태평양에서는 동일 수준에 머물었다(2.1% →

2.1%). ‘가족종사자(contributing family worker)’는 높은 수준이었지만 전 세계(22.7% → 17.2) 및

아시아 두 지역 모두에서 크게 줄어들었다. 동아시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세계 수치보다 높은

수준에서 줄어든 반면(31.4% → 18.0%), 동남아시아와 태평양은 1996년과 2006년 모두에서 세계

수준보다 높은 수준(30.1% → 23.9%)을 유지하며 동아시아에 앞섰다.

네 번째로 분야별로 고용과 관련한 매우 흥미로운 비교가 가능하다. ‘농업’관련 세계 고용수

준은 동아시아보다 낮고, 동아시아 수준은 동남아시아와 태평양보다 낮다. 세계(41.9% →

36.1%), 동아시아(48.5% → 40.9%) 및 동남아시아와 태평양(51.0% → 45.4%) 모두에서 고용수

준이 감소했다. 이와는 조적으로 세계‘제조업’고용수준이 체적으로 일정 수준을 유지한 반

면(21.1% 및 21.9%), 동아시아에서는 이보다 높고 실제 다소 상승했으며(24.3% → 25.6%) 동남

아시아와 태평양에서는 그 수준이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16.5% → 18.6%) 세계와 동아시아보

다 낮았다. ‘서비스’분야에서 큰 상승이 있었는데 세계 및 아시아 두 지역 모두에서 전체 고용의

1/3 이상 차지하는 수준으로 늘어났다. 세계 수치는 지속적으로 높은 편이며(37.0% → 42.0%)

동아시아는 세계 수준에 크게 못 미쳤고(27.2% → 33.5%), 동남아시아와 태평양은 이보다는 다

소 높은 수치(32.5% → 36.0%)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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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 번째로, 생산성4)도 흥미로운 요소이다. 세계 및 아시아 두 지역 모두에서 생산성이 늘어났

지만 그 상승 규모에서 큰 차이가 난다. 세계 수치는 미화 15,824달러에서 19,834달러로 늘어난 반

면, 동아시아는 6,347달러에서 12,591달러로 2배 늘어났지만 여전히 세계 수치에 못 미친다. 동남

아시아와 태평양에서는 이보다 크게 떨어지는 속도로 8,068달러에서 9,419달러로 늘었는데, 이는

세계 수치의 절반밖에 되지 않고 동아시아에도 뒤진다. 연간 생산성 증가율 비교 또한 많은 것을

시사한다. 세계 및 아시아 두 지역 모두에서 증가했지만 그 수치와 양에서 차이를 보인다. 세계 수

치는 다소 늘어난 반면(2.5% → 3.3%), 동아시아 수치는 그 3배 수준에 시작해서 증가 폭을 유지했

다(7.1% → 8.5%). 동남아시아와 태평양에서도 증가해(2.3% → 3.5%), 세계 수치를 다소 능가했지

만 동아시아에는 크게 못 미친다. 

지금껏 살펴본 가운데 아시아의 고용에서 두드러지는 특징은 다음과 같다. 우선 동남아시아와

태평양 지역의 노동시장 성과는 낮은편인데 이는 전체실업률 및 청년실업률, 여성 및 청년의 경제

활동참가율, 그리고 생산성 증가율을 통해 드러나고 있다. 두 번째로 동아시아 지역이 실업률, 경

제활동 참가율, 생산성 증가율 면에서 지속적으로 보다 나은 성과를 기록하고 있다는 점이다.  

문제점

지역의 현황은 또한 고용 이슈에 따라 달라진다. 예로 인구구성을 들 수 있는데 세계 최저 출산

율을 기록하고 있는 국가 중 하나인 일본은 이 때문에 기존 노동력과 미래 이민 패턴에 향을 받

게 될 것이다. 2020년 경에는 일본 노동인구가 약 700만 명이 감소할 것이라는 예측도 나와 있다

(ILO, 2007b). 다른 아시아 국가들은 인구 및 노동력 성장을 계속하면서 (고국으로 돈을 송금할 수

있는) 노동력을 아시아지역(예 : 말레이시아의 인도네시아 출신 건설노동자, 싱가포르의 필리핀 출

신 가정부) 및 세계로‘수출’하고 있다. 이에는‘인신매매’이슈도 관련된다. 아태 지역에서 136만

명이 인신매매의 희생되고 있으며 그 중 50%가 어린이들이다 (ITUC, 2007a).

따라서 관련 문제점에는 계속되는 노동착취, 아동노동, 불평등 및 차별이 포함된다. 이들 이슈

중 일부에 해서 아시아인 소유의 중국과 베트남 신발공장 등에서 높은 산업재해율과 열악한 근

4) 근로자 1인당 GDP(PPP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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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일반 중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ADB(2007)에 따르면 고용 관련

침해사항이 심각한 수준이어서 ILO 조사는 매해 업무 관련 재해로 인한 사망자가 200만 명에 이

르는데 이들 중 부분이 아시아에서 발생하고, 아시아와 태평양에서 노동기준 준수가 고른 진전

을 보이지 않고 있다. 많은 노동자들이 쉽게 예방할 수 있는 사고에 시달리며 건강에 한 위협에

노출되어 있다. 아시아지역에서 1억 2,700만 명의 아동(5~14세)이 일하고 있으며 일부 아시아국가

에서는 노동착취가 보고되고 있다. 인종, 계급, 나이, 종교, 정치적 의견, 성별로 인한 차별도 널리

보고되고 있다. 실제 일부 아시아 국가에서는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낮으면 참가율이 높은 한

국과 일본 등의 국가에서도 고위 관리직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매우 낮다. 

위에서 논의한 문제점들은 다음 섹션, 문제 해결의 전략과 정책에 있어 큰 향을 끼치기에 중

요하다.

이렇게 다채로운 고용상황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략과 정책 또한 다양해지고 특정 국가

의 상황에 따라 적용하게 된다. 여기서 몇 가지 광범위한 핵심 이슈를 지적할 수 있다. 예로 출산율

감소로 인한‘인구학적 시한폭탄’, 해외인력에 한 의존도가 높아가는 국가, 반 로 노동력 또는

인구가 계속 늘어나는 국가 등 그 향과 해결책은 각각 다르게 된다. 일부 국가(일본, 한국 등)에

서는 민족적으로 동일한 노동력( 및 문화와 언어)이 줄어들고 이민을 크게 받아들이지 않는 반면,

다른 국가(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의 사정은 다르다. 따라서. 이민 보호, 지원, 장려 등의 이슈를

다루는 전략과 정책 또한 달라지게 된다.  

고용조건에서 경쟁적‘저가입찰(down-bidding)’의 압력이 널리 퍼졌지만 동시에 문제이기도

하다. 이는 노동기준 논쟁의 소위‘소셜 덤핑(social dumping : 국제수준보다 현저히 낮은 임금수준

을 유지함으로써 절감된 원가의 제품을 해외시장에서 염매하는 행위)’또는‘하향 경쟁(race to the

bottom)’의 일부분이며, 낮은 인건비를 통한 경쟁 품질강화를 통한 경쟁과 연관되어 노동기준

에 향을 끼칠 수 있다. 적절한 근로조건 촉진이 빈곤을 감소시키고 생활수준을 높이고, 생산성을

늘려 성장의 질을 개선한다는 증거가 있다(ADB, 2007). 따라서 한국에서 말레이시아에 이르기까

지 일부 아시아 국가들은 중국 등의 저임금 경쟁에 맞서 고용을‘업그레이드’해야 하는 필요를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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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고 있다. 이는 전략으로는 올바른 방향이나, 고용주가 인적자원을 훈련시키고, 제품을 개발하

여 생산을 업그레이드하는 것을 장려하기 위해서는 보다 나은 노동보호 및 노동기준이 필요한 만

큼, 이를 위한 정책적 뒷받침은 완전히 별도의 문제이다. 다양한 방식의 개입 및 장려로 자유방임

정책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노동기준, 노동시장 참여 및 노동조합 등 세 가지 요소

를 살펴보도록 하자.

노동기준

이는 가장 중요한 관련 역이다. ADB(2007)에 따르면 모든 아시아와 태평양 개도국 회원국들

이 ILO의 회원국으로 근본적인 핵심노동기준을 준수하고 촉진해야 한다고 한다. 이에는 모든 강

제 또는 의무노동의 폐지, 고용 및 직업 관련 차별 폐지, 아동노동 폐지, 단체∙결사의 자유, 단체협

약권리의 실질적 인정 등이 포함된다. 또한 노동시장을 지원하기 위한 추가기준이 있는데 직장내

보건 및 안전, 이주노동자보호, 청년노동자를 위한 근로시간, 최저임금 등이 이에 속한다. 

노동시장 참여

노동시장 참여 또한 중요하다. ADB의 적극적 프로그램(2007)은 ① 중소기업 촉진, 공공사업을

통한 직접적 일자리 창출 ② 일자리 소개, 상담을 통한 수요 연결 등 노동력 교환 또는 고용서비스,

③ 근로자 교육 및 보유를 위한 숙련개발 프로그램을 포함한다. 반면 수동적인 프로그램은 실업보

험, 수입, 경제적 효율과 노동자 보호 간 균형을 유지하는 적절한 입법 체제로 안전한 근로조건, 최

저임금, 사회보장분담금 및 기타 노동기준을 포함한다. 

노동조합

또 다른 중요한 요소가 있다. ADB 모델 개발정책(2007)은 고용 및 사회의 생활조건에 향을 끼

치는바, 근로자의 목소리를 노동조합을 통해 들어야 한다. ADB(2007)는 다음과 같이 말한 바 있다 :

“노동조합은 양호한 근로조건을 고무하고 고용 이슈에 한 인식을 고취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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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을 한다.”빈곤 감소, 고용을 촉진하는 성장 장려, 사회적 보호 시스템, 노동기준, 투명성 및 여성

의 고용지위 개선 등 다수의 공통 관심 역이 공유된다고도 한다. 이러한 이유로 노조와의 화

장려가 ADB 사회보호전락의 중요 요소가 되기도 한다. 사실 ADB는 국제금융기관 아시아노동네

트워크(Asian Labor Network on International Finance Institutions)와 국제자유노동조합연맹(現

ICTU)의 아태지역 조직 등의 노동조직과 활발한 교류를 맺고 있다. “노조와 국제금융기관 간의 정

기적인 화의 이행은 노동이슈를 발전 관련 중요한 위치에 포진시키고 경제 및 사회적 발전을 촉

진한다.”노조 장려가 변화에 한 필요한 세 번째 요소이다. 

일부 아시아 국가(일본과 한국 등)에서는 잘 발달되고 강력한 기업별 노조가 존재하는 반면, 다

른 국가(말레이시아 등)에서는 노조 활동이 제약받고 있다. 일부 아시아의 노동조합은 국제노동 조

직에 속해 있고, 국제노동조합연맹(ITUC)의 아태노동네트워크 등 최고 조직이 아시아지역지부를

두고 있기도 한다. 2007년 이 그룹에서 APEC 지도자들에게 급격한 사회기준 저하로 인한 불평등

과 이주, 비공식 경제의 증가 등 경제 세계화의 향에서 비롯된 아시아지역의 고용 관련 과제를

해결할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ICTU, 2007a ; 2007b). 아세안 노동조합위원회 등 기타 조직내 조합

그룹도 존재한다.  

정책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측면 중의 하나가 그 효과와 평가이다. 예로 (앞에서 나온 얘기를 반

복하자면) 고용시스템 중 누구에게 이로운지, 무엇에 이로운지, 어떻게 언제 그 효과를 측정할 것

인지 등을 고려해야 한다. Hamblin의 5단계(1974) (반응, 학습, 업무행동, 조직, 최종 가치) 등 다른

역의 체계를 사용해서 그 효과를 평가할 수도 있다. 이들 사정과 평가 단계는 사건 발생 후 시간

에 따라 증가하고 포착과 측정에 있어서 복잡성도 늘어난다. 기본적으로 각 관련 그룹과 이슈에

해, 보다 빠르게(반응 단계) 효과적인지 또는 시간에 따라(최종 단계) 어디에서 효과적인지 보는

것이다.

예컨 , 아시아지역의 고용전략과 정책은 분야별로 다르게 나타나고 제한적인 국가, 기간

(1996~2006년), 다루어야 하는 역 면에서도 다르게 된다. 실업 면에서 동아시아의 상황은 세계

실업률의 절반 수준으로 긍정적인 데 반해 동남아시아의 실업률은 세계 평균(약 6%)에 육박할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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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거의 두 배가 늘어났다.  경제활동참가율 면에서도 동아시아(약 3/4)는 세계 수준(약 2/3)에 비

해 높은 반면, 동남아시아와 태평양은 세계 수준과 유사하다. 하지만 동아시아의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약 2/3으로 세계 수준보다는 높으나) 우려되는 수준으로 낮은데다 줄어들기까지 하고

있으며, 동남아시아와 태평양에서는 다소 늘었을 뿐이다. 마찬가지로 청년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동아시아(약 3/4로 절반을 약간 넘어선 세계 수준보다는 여전히 낮다)와 동남아시아와 태평양(세

계 평균에 가깝다)에서 떨어졌다. 고용형태 또한 바뀌었다. 임금근로자수가 아시아지역 모두(그리

고 세계)에서 늘었고, 고용주 수는 이보다 훨씬 적고 정체되었거나 줄어들었다. 가족종사자의 수가

크게 줄어들었는데 특히 동아시아에서 특히 큰 폭으로 감소했다(거의 1/3에서 1/5 미만으로 폭락).

분야별 고용에서도 변화를 찾아볼 수 있다. 동아시아 및 동남아시아와 태평양지역에서 농업의 고

용률이 떨어진 반면, 제조업이 약 1/4을 차지하고 있다(세계 수치는 약 1/5). 서비스 분야 또한 동아

시아(1/3 이상으로 증가) 및 동남아시아와 태평양(세계 수치와 유사한 거의 1/2) 모두에서 늘어났다.

생산성과 관련해서는 연간 생산성 증가율은 동남아시아와 태평양(약 3%)이 세계 수준과 유사했지

만 동아시아(약 8%)에는 훨씬 못 미쳤다.

앞으로의 과제로 동남아시아 지역의 낮은 전체 및 청년고용률, 여성과 청년의 경제활동참가율,

생산성을 개선하고, 동아시아의 높은 고용, 노동시장 참여, 노동생산성 수준을 유지시켜야 한다.

일부 국가에서 잉여노동력이 계속 발생되는 반면, 다른 국가에서는 노동력 부족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세계화의 부정적인 향에서 노동자들을 보호해야 한다. 이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고 아시아

지역의 개발국과 저개발국 모두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 중 하나는 경제의‘공동화’로 일본, 한국,

홍콩, 싱가포르에서 나타나는데 노동비용 절감을 위해 말레이시아, 베트남, 특히 중국으로 기업이

이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다른 특징은 기존 지역에서 임금비용과 숙련노동자 부족 증가 등으로

이러한 이동이 계속될 것이라는 점이다. 활발한 자금의 이동은 저임금에 한 끊임없는 추구로 노

동기준을 경쟁적으로 저하시키게 된다. 이러한 악순환(저임금-저투자-저임금/가격/품질에 기반

한 경쟁) 신에 아시아는 고용 강화를 가능하게 하는 품질과 부가가치가 뛰어난 제품으로 이러한

성향이 덜 두드러지는 분야에 좀더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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