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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추진� 배경�

2019년에 미국과 함께 세계 최초로 상용화한 한국의 5G 서비스 소비자가 4년 반 만에 

4세대 이동통신인 LTE 서비스 가입자 규모에 근접할 정도로 5G가 많이 확산되어 있음

그러나 높은 기대감에 비해서 4G 대비 뚜렷한 차별점이 없다는 지적과 함께 높은 요금 

등으로 인한 만족도가 높지 않아 5G 서비스 확산이 다소 정체되어 있는 상황이기도 함

이에 지속적인 이동통신 연구개발, 통신사업자들의 네트워크 진화 노력, 정부의 기술 개발 

및 정책 지원 등을 통하여 자타공인 세계 최고의 모바일 강국 위상을 정립해 온 한국이 

5G 선도국으로서의 위상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방안 모색이 필요함 

연구� 목적과� 내용�

한국의 5G 서비스 현황을 진단하고, 주요국들의 사례 분석을 통하여 5G 선도국으로서의 

위상을 유지하고 차세대 이동통신에도 대비하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 

현재 5G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국가들과 한국의 5G 확산 현황을 비교 진단 

5G 서비스 확산 상위 국가와 주요 국가(7개국)를 선정해 분석(TeleGeography DB의 수치 등 활용) 

3개국(미·일·중) 사례 분석과 서비스의 이상적인 수준과 실제 제공 현황 비교를 통해 

국내 5G 서비스 확산 정체 원인을 추론하여, 서비스 활성화 정책을 제언

연구 내용은 확산 현황 진단(Ⅰ장), 미·일·중의 사례 분석(Ⅱ장). 5G 서비스 확산 정체 

원인 분석(Ⅲ장), 정책적 시사점(Ⅳ장)으로 구성됨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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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연구�체계�및�흐름

5G� 확산� 현황� 진단� :� 국가� 간� 비교�

가입자� 규모� 등�

한국의 5G 가입자 규모 및 가입자 비중은 세계 최고 수준 

가입자 규모(2천 8백만 명, ‘22년 기준)는 중국, 미국, 일본에 이어 Top 4이며, 5G 가입자 

비중은 46.3%로 미국(40.7%), 중국(32.5%), 일본(21.7%)보다 높은 수준

전송속도,� 무선트래픽량�

한국의 다운·업로드 속도와 1인당 무선트래픽량 및 증가는 가장 높은 수준

다운로드 속도(평균 432.7Mbps, `22.6월) 1위, 업로드 속도(평균 36.7Mbps, `22.6월) 4위, 1인당 

무선 트래픽량은 1위(17.9GB/month, `22년)이며, 그 증가속도는 3위(연 22.5% 증가)임

확산속도�

가입자 규모 상위 20국 중 5G 서비스 확산속도는 최하위, 최근 증가율 정체는 더욱 심화  

4G와 비교한 5G 확산속도는 함께 최초 상용화한 미국보다 훨씬 느리며, 상용화가 더 늦었던 

다른 주요국에 비해서도 확산속도가 저조함

커버리지�

한국은 NSA 중심의 망 구축으로 5G NSA 커버리지는 세계 최고 수준이나, 

SA(Stand-Alone) 커버리지 달성은 미흡  



표� 1� 5G�확산�현황�비교� (`22년말�기준)

구� 분 미국 일본 중국 한국 비고

가입자� 규모 2위 3위 1위 4위 　93개국�상용화� �

가입자� 비중 40.7% 21.7% 32.5% 46.3% 1위�덴마크(60.7%)�

다운로드/업로드� 속도 Top15�미포함 Top15�미포함 Top15�미포함 1위/5위 -

연평균� 가입자� 수� 확산속도 336.7% 229.8% 651.5% 81.7% -

3개년간� 가입자� 증가율
(전년대비) 920%→�384%→� 69% *�→� 425%→107% 9,826%→203%→41% 154%→76%→34% -

무선트래픽(월,� GB/month) 11.0 16.4 15.3 17.9 `22년� 1인당�기준

무선트래픽� 증가율(연평균) 19.6% 19.3% 28.9% 22.5% -

5G� 커버리지�

NSA 80∼９0％ 80∼９0％ 80∼９0％ ９0％�이상 -

SA 60∼９7％ 모든�현(県) 모든�도시 일부�시범 달성�사업자�기준

5G/4G가입자� 증가율(동기간대비) 336.7%� /� 1,061% 229.8%� /� 10,443% 651.5%� /� 2,467% 81.7%� /� 241%
5G�증가율(년)� /
4G�증가율(년)

5G/4G가입자� 비중
(동기간대비) 41%� /� 33% 22%� /� 10% 32%� /� 57% 46%� /� 63%

5G�비중� /
4G�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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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美)·일(⽇)·중(中)� 5G� 서비스� 사례� 분석과� 특성� 비교�

(미국)� 다양한� 대역의� 주파수� 공급으로� 커버리지� 확보� 및� 고용량� 트래픽을� 제공� 중이며,�

5G기술� 주도권� 회복을� 위한� 국내외� 기술� 연대� 강화

다양한 대역의 5G 주파수를 지속 공급하여 서비스 인프라를 확충

28GHz, 24GHz, 3.5GHz, 3.7∼3.98GHz, 3.45∼3.55GHz, 2.5GHz 대역 공급

중·고대역의 망 구축으로 커버리지 확보와 고용량 트래픽 처리 모두 가능

상용화 초기에는 28GHz를 중심으로 한 5G 밀리미터파 망 구축, 이후 이후 중대역 주파수를 확보

하여 SA(Stand Alone)망을 구축

Open RAN을 통한 비용효율적인 망 구축과 농촌 커버리지 조기 확대 노력

제4이통사인 Dish Network가 비용절감을 위해 선제적으로 Open RAN 도입

FCC가 보조금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농촌 지역의 인프라 조기 구축 노력

5G 확산 및 기술 주도권 회복을 위한 국내외 기술 연대 강화 노력

「5G FAST Plan」, 「차세대 통신망 이니셔티브」, 「5G 국가 안보전략」 등 5G 국가정책을 

발표하고 있으며, 통신 주권 및 장비 공급망 이슈 부각을 통한 동맹국 중심의 Open RAN 연대

다양한 주파수, DSS 기술 등 5G 속도 개선 및 보완 노력을 지속 추진 

(일본)� MNO� 망과� 로컬� 5G� 망의� 초기� 동시� 구축을� 통해� 커버리지를� 확보하였으며,� 이동

통신사업자들의� 글로벌� 진출� 노력을� 진행�

상용화 시점부터 이통사들의 5G 망 구축과 로컬 5G 도입을 동시 추진

상용화 초기부터 로컬 5G 활성화를 통해 MNO 음영 지역 및 농어촌까지 커버리지를 확대

다양한 참여구성원들과 전략을 통한 로컬 5G의 활성화 추진

로컬 5G로 인한 틈새시장 창출 효과로 자국 산업 활성화 및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키고 있으며, 

총무성 국책과제로 로컬 5G 실증과제를 수행하여 사업성과 공유로 확산을 촉진 

이동통신사업자들의 글로벌 진출 및 국제적 협력 노력

도쿄올림픽 준비를 위한 5G 서비스 인프라 구축 및 서비스 제공, Rakuten의 Open RAN 망 구축 및 

O-RAN Alliance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국제적 기술 연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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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B2B� 중심의� 5G� 서비스� 확산과� 사업자� 공동망� 구축으로� 커버리지를� 확대하였으며,�

5G� 기술� 표준� 선점� 및� 시장점유율� 확대� 노력을� 진행

산업별 5G 서비스 활용 추진업체 지정, 모범 사례 제시, 홍보 및 공유 등 중앙정부 주도로 

B2B 중심의 5G 서비스 확산 사례들을 제시하고 추진

5G 네트워크 조기 구축 및 커버리지 확대를 위한 정부 정책 시행

정부의 독려 및 사업자들의 공동 구축(China Unicom과 China Telecom, China Mobile과 CBN의 

공동 구축 및 인프라 공유)등으로 커버리지를 조기 확대

5G 글로벌 기술 지위 확대, 자국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술 표준 선점 및 시장

점유율 확대 노력을 진행

표� 2� 5G�서비스�현황의�국가별�특성(차이)�비교

서비스� 특징 미국 일본 중국 한국 비고

5G� 주파수� 대역

28GHz,

24GHz,

3.5GHz,�

3.7~3.98GHz,�

3.45~3.55GHz,

2.5GHz

3.7,� 4.5,�28GHz
2.6,�4.9,�3.4~3.6GHz,

700MHz

3.5,� (28)GHz,

4.7,� 28GHz

할당

순�

표기

5G� SA� 구축� 완료 대부분�완료 대부분�완료 대부분�완료 일부�시범�완료 -

5G� 망� 공동� 구축,�

공유

주파수(CBRS)�

공유

로컬5G�중심�

활발

이통사간(2:2)�구축,�

공유

3社�농어촌�

진행중
-

mmWave� 서비스 확산 확산 확산 거의�미비 -

Open� RAN� 참여 주도 적극적�참여
미참여

(⼀帶⼀路)
소극적�참여 -

B2B� 서비스
기업들간의�

파트너쉽,�제휴

로컬5G�중심�

활성화
정부�주도로�활성화

최근�이음5G�

실증�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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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5G� 서비스� 확산� 정체� 원인�

해외� 사례� vs� 국내� 현황� :� NSA� 기술중심,� 3.5GHz� 대역� 중심,� MNO� 중심의� � 5G� 망�

구축� 및� B2C� 중심의� 서비스� 전개� 측면이� 해외사례와� 대비�

5G SA(Stand Alone) 미구축으로 인한 5G 서비스 제공환경 부재

28GHz 대역의 비활용 등으로 전송속도의 한계 : 기술적 요건 미달성

MNO에만 의존한 5G 망 개별 구축으로 전국 커버리지 조기 확보 실패

이통사의 B2C 중심 사업모형 의존, 주요국 대비 뒤늦은 5G 융합서비스 활성화 정책 

마련 등은 5G B2B 서비스의 초기 시장 형성 및 활성화를 방해

이상적인� 제공� 요건� vs� 실제� 제공� 현황� :� 기술적� 한계에� 따른� 5G� 목표� 전송속도� 대비�

현저히� 낮은� 실제� 전송속도� 제공은� 5G� 소비자의� 불만족으로� 연계�

성능 목표치 대비 현저히 낮은 5G 하향 전송속도 제공, 백홀에서의 초저지연 문제 미

해결 등 기술적 한계는 5G 서비스 비활성 요인으로 작용

5G 장비산업의 SW부문과 핵심부품의 기술경쟁 및 시장점유 열위는 음영 지역 해소 

및 셀 커버리지 확대에 투자비 및 맞춤화 측면에 한계를 노출

5G 서비스의 더딘 확산 속도는 요금, 데이터 품질, 커버리지 등 측면에서 LTE 대비 

차별화 부족은 소비자 불만족에 이어져, 5G 서비스가 비활성화

그림� 2 국내� 5G�서비스�확산�정체�원인�추론�방법�및�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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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서비스� 확산� 및� 6G� 대비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

자원� 효율화� 및� 네트워크� :� 효율적� 네트워크� 조기� 구축� 방안� 재점검� 및� 개선� 정책� 마련�

5G 다양한 대역의 주파수를 조기에 공급(고대역 주파수 활성화 포함)하고, 통신사업자들의 
SA 활성화 투자 유인책 마련 필요

네트워크 공동 구축 및 사용 등의 촉진을 위한 관련 법령 체계 개선과 교외지역 등에 
대한 투자 촉진 프로그램을 사전에 마련, 초기부터 추진

O-RAN 참여 활성화 정책 추진을 통한 네트워크 구축 비용 절감 유인

B2B� 활성화� :� 다양하고� 유연한� B2B� 활성화� 및� 개방형� 5G(6G)� 생태계� 조성,� 참여� 유도�

B2B 분야별 융합서비스를 위한 기술 개발 지원, 검증, 인증 체계 마련

다양한 산업(기업) 참여, 다양한 활용방안 제시로 이음5G 생태계 활성화

Hot-Spot 중심의 5G 서비스 콘텐츠 역량 강화 지원책 마련

기술경쟁력� 확보� :� 기술� 확보� 및� 기술� 경쟁력� 지위� 향상,� 국제적� 연대� 강화�

5G 서비스를 위한 핵심 기술력 확보 필요

통신장비 부품 및 SW의 국내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 마련

국제적 연대 참여 및 이벤트 개최 등으로 글로벌 기술 지위 강화 노력

그림� 3 5G�서비스�확산�및� 6G�대비를�위한�정책적�제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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