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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몽골은 중국으로부터 1921년 독립이후 사회주의 경제체제와 일당 체제를 유지하다

가, 1988년 개혁과 개방정책을 추진한 후 1992년에는 헌법을 개정하여 자유시장경제를

선택하였다. 풍부한 광물자원을 보유한 몽골은 중국과 러시아에 접해있는 내륙국

(land-locked)으로, 넓은 영토에 비해 인구는 상대적으로 적고 수도인 울란바타르에 집

중되어 있다1). 몽골은 매장량 기준으로 동 5,500만 톤(세계 2위), 형석 1,200만 톤(세계

3위), 석탄 1,750억 톤, 우라늄 6만 3,000 톤(세계 14위)을 보유하고 있는 자원부국이다

(한국수출입은행, 2010). 이와 같이 풍부한 광물자원에도 불구하고 수출입화물의 고물

류비로 수출은 중국과 러시아에 집중되어 있다(National Statistical Office of Mongolia,

2010; 김영윤과 강재홍, 2011).

몽골로서는 새로운 해외시장 개척과 수출 광물자원의 부가가치 제고를 위해서는 우

리나라와 일본 등과 교역확대를 통한 수출다변화가 시급한 실정이다. 따라서 몽골은 중

국과 러시아에 국경을 접하고 있지만, 실리 외교를 추진하여 우리나라, 미국, 일본 등과

도 우호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2005년에는 부시 당시 미국 대통령, 2006년에는 우리나

라의 노무현 당시 대통령과 일본의 고이즈미 당시 수상 그리고 2011년에는 이명박 대

통령이 몽골을 각각 방문하여 정상회담을 갖고, 몽골의 풍부한 지하자원, 경제개발, 주

택건설과 사회인프라시설 구축 등에 관련된 경제협력을 긴밀화하려 노력하여 왔다(법

제처, 2006; 청와대, 2011)

우리나라와 몽골간에는 1990년 3월 국교가 수립되었고, 1991년 무역협정, 1993년에는

이중과세방지협약, 1999년에는 에너지․광물자원협력협정이 체결되는 등 협력이 확대되

고 있다(한국수출입은행, 2010). 해운, 항만, 국제물류 분야에서는 2009년 교통부문의 협

력에 대한 양해각서(memorandum of understanding: MOU)를 체결한 데 이어, 2010년

에 양국은 해운․물류 부문의 세부적 MOU에 서명하였다.

우리나라와 몽골간 교역액은 2000년 약 5,680만 달러(우리나라 수출 5,470만 달러,

수입 210만 달러)에서 2008년 2억 6,900만 달러(수출 2억 3,800 만 달러, 수입 3,100 만

달러)로 연평균 18.8%씩 증가된 후, 2008년 하반기 발생한 세계적인 금융위기로 인해

2009년에는 1억 8,800만 달러(수출 1억 6,700 만 달러, 수입 2,100만 달러)로 전년비 약

30%나 줄어 들었다(한국무역협회, 2011).

2009년 기준 몽골은 우리나라의 86위 교역상대국(수출 87위, 수입 101위)으로 우리나

1) 몽골의 국토면적은 156만 km
2
으로, 남쪽에 고비사막이 놓여 있고, 북쪽으로는 초원지대와

구릉지대가 입지하며, 서쪽에는 알타이산맥이 뻗어 있다. 인구는 270만명으로 수도인 울란

바타에 41%인 110만명이 집중되어 있다(National Statistical Office of Mongolia,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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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총 교역량의 0.36%를 점유하며, 우리나라는 몽골의 3위 교역국가(수출 4위, 수입 3

위)로 몽골 총교역량의 5%를 점하고 있다(한국수출입은행, 2010).

본 연구는 몽골의 광물자원 수출다변화를 위해 국제물류경로 확보와 통과운송2)의 필

요성을 인식하고,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몽골의 광물자원 수출원활화를 위해 필요한

통과운송에 관한 국제협력 개선방안을 논의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국제협약상 내륙국의 통과권한에 대한 기존 연구들을 살펴보고,

몽골의 중국과 러시아 내륙 통과운송에 따른 현실적 문제와 애로들을 조사․분석한 후,

몽골과 제3국간 교역을 촉진하기 위한 국제협력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

구는 향후 우리나라와 몽골간 광물자원 교역이 확대될 경우(이효선, 2010), 효율적이고

막힘이 없는 물류체제를 운영할 수 있는 국제협력체계를 수립하는 데에 일조하기를 바

란다.

Ⅱ. 선행연구 검토

1. 내륙국의 통과운송과 해양진출에 대한 선행연구

내륙국의 통과운송과 해양진출권에 대한 연구와 논의는 주로 유엔해양법 협약인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UNCLOS)와 내륙국 통과운송 협

약(1965 Convention on Transit Trade of Land-Locked States)에 의해 규정된 내륙국

의 통과권한과 공해자유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해양에 대한 자유의 개념은 17세

기 이후 과학과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에 따라 점차적으로 해양의 자유, 해양사법권,

지속가능한 발전, 해양에 대한 관리로 발달하여 왔으며, UNCLOSⅠ(1958),Ⅱ(1960),

Ⅲ(1982) 협약을 통해서 친환경적이고, 사회적이며, 경제적 해양관리로 발달되고 있다

(Strain et al., 2006).

국제협약상 통과운송권한과 공해자유 개념의 발달에도 불구하고 내륙국은 여전히

고물류비로 세계시장에 대한 접근과 경제발전을 저해받고 있다. Bowen은 내륙국에게

해양에 대한 접근봉쇄는 저렴하고 친환경적 운송수단인 해운에 대한 단순한 장애로서

2) 유엔해양법 제124조에서는 통과운송(traffic in transit)을 환적, 보관, 적양하, 수송방식의

전환의 유무에 관계없이 통과국 영토의 통과가 내륙국 영토내에서 시작되거나 끝나는 완전

한 경로의 일부인 경우에, 1개 또는 그 이상의 통과국의 영토를 지나는 사람, 화물, 상품 및

운송수단의 통과로 정의함. 또한 내륙국(land-locked states)을 해안이 없는 국가로 정의하

며, 통과국(transit states)을 해안 유무에 상관없이 내륙국과 해양사이에 위치하여 그 영토

를 통과하여 통과교통이 이루어지는 국가로 규정함(외교통상부,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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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아닌, 글로벌 시장에 대한 차단으로서 작용한다고 보았다(Bowen, 1986). 이러한 차

단은 내륙국에 추가적 운송비용 부담뿐만 아니라 높은 가공비용을 유발하고, 생물 및

비생물 해양자원에 대한 이용까지 제한한다고 보았다(Bowen, 1986; MacKellar et al.,

2000; Limao and Venables, 2001; Celine and Christopher, 2008; Evers and Karim,

2011).

Faye 등은 내륙국이 근본적으로 해안으로부터 이격되어 발전의 성과가 낮다고 보았

으며, 통과국에 대한 의존방식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의존, 국경통과에 대한 정치적관

계에 의한 의존, 통과국의 안정성에 대한 의존, 통과국의 행정처리에 의한 의존으로 구

분하고 있다(Faye et al., 2004).

구체적 사례로서 내륙국인 네팔과 통과국인 인도간 화물의 통과와 통과경로 그리고

해양접근에 대한 자유의 범위와 내용을 검토하면, 내륙국의 해양에 대한 자유가 절대적

이지 않고, 통과국의 협조와 지역내 국가들과 국제협약 등을 통해 구체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Sarup, 1972). 남아프리카 지역에서는 정치적 지배의 주요한 수단으로서 해

양접근을 통제하는 사례를 찾아 볼 수 있다(Griffiths, 1989).

한편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한 통과운송 활성화도 논의되고 있다. 동북아 통과운송 수

요를 활용한 우리나라의 동북아 지역과 물류연계성 강화가 제안되었으며(정봉민, 2008),

몽골의 자원수송로 확보와 우리나라의 몽골 자원확보를 위한 몽골과 물류협력 구축이

검토되었다(김영윤과 강재홍, 2011). 정봉민(2008)은 중국 동북지역의 해양접근 관문으

로서 북한 나진항과 러시아 자루비노항의 역할을 상정하고, 우리나라 항만의 동북지역

과 연계성 강화를 제안하고 있다. 한편 몽골철도를 아시아횡단철도(Trans-Asian

Railway: TAR)의 북부노선 기능으로 한정하며(김성국과 정헌영, 2005), 몽골 등에 의

한 러시아 극동지역 통과운송 기능과 교통물류인프라 발전 전략도 분석되었다(성원용,

2007).

이밖에 유럽과 아시아간 철도를 이용한 국제복합운송경로와 통과운송경로에 대한 비

교 분석(하영석, 2002; 이충배 외, 2007), 철도를 이용한 지역발전 전략(윤영미와 권원

순, 2004; 박창호 외, 2007), 중국 동북지역 해양접근로 확보와 개선(Olson and Morgan

1992), 유럽과 아시아간 연계강화(ECE and ESCAP, 2008), 아시아내 통과운송 효율화

(Yang et al., 2011) 등이 검토되었다. 그러나 몽골과 카자흐스탄 등 내륙국가 시각에서

수출입 물류를 원활히 하기 위한 통과운송 안정화 방안과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는 찾

기 힘든 실정이다.

향후 우리나라의 자원외교 확대가능성과 해외 광물자원의 수입확대 추이를 고려할

때, 내륙국의 해양접근권한과 통과운송에 대한 연구는 매우 긴요하다 할 수 있다. 더욱

이 우리나라와 몽골간 광물자원에 대한 교류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 내륙국의 통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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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개선에 대한 우리나라의 입장정리를 위한 논의는 시급하다 할 수 있다.

2. 내륙국의 통과권한에 대한 논의3)

Glassner(1973)는 통과의 자유(freedom of transit)는 해양에 대한 접근권한(access to

the sea)과 해양의 자유(freedom of the seas)에서 파생된 것으로 보고 있다. 내륙국의

해양진출을 위한 통과권한은 유럽에서 조약에 의해 통과권을 부여하거나 하천을 국제

항행 수로로 지정하는 것에서 시작되었으며, 나폴레옹 전쟁이후 유럽재편을 논의한 비

엔나회의(the Congress of Vienna) 등을 통해 확대되었다(Glassner, 1973). 19세기 들어

공업과 상업의 비약적 발전은 해협과 하천 그리고 육상에서 내륙국의 통과와 통행의

필요성과 권한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지만, 내륙국의 구체적 권한으로 인정

되지는 못하였다(Glassner, 1973). Woodrow Wilson 미국 28대 대통령은 1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내 평화 정착을 위해 내륙국인 세르비아와 폴란드의 바다에 대한 자유롭고

안정된 접근권한을 주장하여, 국제연맹규약(the Covenant of the League of Nations)은

통신과 통과의 자유를 국제적 목표와 기준으로 인정하였다(제 23조 e).

1920년대에는 다자간 혹은 쌍자간 내륙국의 자유로운 통과에 대한 협약이 체결되었

으며, 이 협약들중 1921년 체결된 바르셀로나 협약(the Barcelona Conventios of 192

1)4)과 the Convention and Statute of the International of Maritime Ports (1923)년이

중요한 지표를 제공하였다. 바르셀로나 협약은 내륙국의 해양진출권 선언(Declaration

Recognizing the Right to a Flag of States Having No Seacoast)을 규정하면서, 해안

보유 국가와 내륙국간 차별을 두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내륙국의 해양진출에 대한 접근

권한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게 되었다. 아울러 2차 세계대전중 철도, 전력선, 파이프라인,

항만 그리고 타 교통수단에 대하여, 바르셀로나 협약에서 규정한 통과의 자유를 강화하

는 국제협약들이 진행되었다.

1956년에는 United Nations 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Asia and

Pacific(ESCAP)의 전신인 United Nations Economic Commission for Asia and the Far

East(ECAFE)는 내륙국의 해양접근에 대한 주제를 검토하였다. ECAFE는 내륙국의 통과

운송을 권한(rights)보다는 요구(needs)라고 정의하였으며, 향후 국제연합(the United

Nations)이 내륙국의 해양접근을 의제로 다루도록 하는 계기를 제공하였다. 1950년대에

있었던 신생 독립국들의 국제연합 가입은 해양에 대한 새로운 개념인 자유스럽고 안정된

해양접근권(a free and secure access to the sea)이라는 개념을 발달시켰다.

3) 이 주제는 주로 Glassner(1973)를 인용하거나 참고함

4) the Convention and Statute on Freedom of Transit(1921)이라고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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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8년의 the United Nations Geneva Conference on the Law of the Sea에서는 공

해에 대한 협약(the Convention on the High Seas) 3조에서 해양접근권에 대해 권고하

였으나, 해양접근권을 경제적 필요보다는 해양의 자유의 일종으로 해석하였다. 이에 따

라 내륙국가들은 명확한 개념과 해법을 요구하게 되었다. 1964년 아프리카와 아시아 내

륙국가들은 바르셀로나협약의 갱신과 대체를 검토하였으며, 1965년 체결된 내륙국의 통

과운송협약(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ransit Trade of Land-Locked States) 초

안을 제안하였다.

1960년대에는 아시아국가들의 철도망을 연결하는 Trans-Asian Railway(TAR)이 제

안되어, 2009년 아시아횡단철도협정(the Trans-Asian Railway Network Agreement)이

발효되었다. 1959년부터 UN에 의해 제안된 Asian Highway는 아시아지역의 도로개발

을 중심으로 진행되었으며, AH협약(the Intergovernment Agreement on the Asian

Highway Network)이 2003년 체결되어 2005년 발효되었다(ESCAP, 2011).

2000년대 들어서는 국제기구들은 중심으로 지역내 내륙국의 통과운송 개선을 위해

국제복합운송경로와 통과운송경로를 설정하고 낙후된 교통물류 인프라시설들과 단절된

경로들을 연결하는 계획을 검토하고 제안하고 있다(ECE and ESCAP, 2008; ESCAP,

2009; KMI, 2009). ECE와 ESCAP은 유럽과 아시아간 연계강화를 위한 철도경로, 도로

경로, 내륙수로경로와 dry port들을 지정하고, 우선적으로 추진할 경로 건설을 통한 효

과를 강조하고 있다. 또한 ECE와 ESCAP은 국경통과시의 비물리적 애로(non-physical

barrier)와 시설과 장비 부족 등의 문제해결을 위한 국제협력을 제안하였다.

한편 해안국이면서도 일부 지역의 해양에 대한 접근경로가 봉쇄되거나 원거리인 지

역에 대해, 해양접근권을 어떻게 인정할 것인가도 논란이 되고 있다(Olson and

Morgan, 1992). 예로 겨울철 해안이 동결되는 핀란드에 대한 해양접근권 확보, 건국초

기 미국의 St. Lawrence강 이용에 대한 제약, 중국 동북지역 - 특히 길림성과 흑륭강

성-의 해양접근권 여부 등이다.

3. 연구 방법

본 연구는 몽골의 광물자원 수출 다변화 정책에 따른 수출물류경로와 예상 통과국,

통과운송에 따른 국제협력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 연구의 차별성은 선행연구의 주제들인 내륙국의 제약과 경제발전의 장애, 내륙국

의 통과국에 대한 의존, 내륙국과 내륙지역의 통과권한 논의와는 상이하게 구체적인 몽

골의 사례에 초점을 두는 데에서 찾아 볼 수 있다. 또한 몽골이 교역 대상국가와 품목

을 다변화하고 대량화물인 광물자원의 수출확대를 시도함에 따라 새롭게 부각되는 환



몽골의 통과운송 안정화를 위한 주변국과 국제협력 개선방안

- 277 -

경문제 해법과 안정적인 통과운송 경로 확보를 위한 개선방안을 제안하는 데에서, 이차

적 차별성을 갖고 있다.

이러한 연구내용을 서술하기 위해 유엔해양법을 중심으로 한 내륙국의 지위-통과권

한, 해양에 대한 접근권한-에 대한 논의를 문헌중심으로 살펴보았고, 몽골의 수출입에

서 발생되었던 실제 통과운송 사례를 고찰하여 통과운송시 애로와 문제점을 인식하고

자 한다. 필자는 몽골 도로교통부Ministry of Road, Transportation, Construction and

Urban Development of Mongolia) 자문관으로 체류시(2010년 10월부터 12월의 3개월)

면담과 국제물류시설에 대한 현장방문의 결과로 몽골 통과운송 안정화 방안과 개선방

안을 도출하였다. 도출 과정은 다음과 같다. 1) 몽골로 출발전 2010년 관련된 한국의

복합운송업체와 정부 관련자, 몽골 교통ˑ물류 한국 관련자와 면담과 관련 자료를 수집

하였다. 면담과 자료 수집을 통해 몽골 광물자원 관련한 국제물류경로상의 애로와 문제

점 그리고 새로운 정책이슈들을 인식하였다. 2) 2010년 10월 몽골 현지에서 몽골 해양

청(Maritime Administration of Mongolia) 관련자로부터 장단기적 정책목표에 대한 설

명을 경청하고 관련 자료들을 수집하였다. 3) 2010년 11월에는 관련 전문가들과 인터뷰

와 토론을 통해 통과운송 문제점들을 구체화하고 안정화 방안과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

한 후 현장방문을 통해 이들 방안들을 재정리하였다. 4) 2010년 12월과 2011년에는 관

련 국제협약과 협정에 대한 자료들을 수집하여, 이러한 방안들을 실천하기 위한 법제도

적 환경에 대해 심도있게 검토하였다. 또한 필자는 2010년과 2011년 한국과 몽골간 해

운 물류분야 협력회의에 참석하여 양국간 관련 정책이슈들을 확인하고 경청하였다.

필자는 몽골 체류시 몽골 정부관료, 국제복합운송 전문가, 철도 국제물류전문가, 철도

화물운송 담당자, 철도 CY운영자, 몽골 주재 한국복합운송업체, 한국대사관의 상무관,

중국 천진항 주재 몽골 물류기업 대표, 주싱가폴 몽골선적공사 대표, 채탄회사의 경영

층, 몰리브텐 광산의 국장 및 물류담당자, 국경역인 자민우드역의 담당국장 등을 면담

하였다. 또한 에르데네(Erdenet) 몰리브덴 광산, 바간누르(Baganuur) 석탄 광산, 주요

철도거점인 울란바타르역, 쵸이르(Choyr)역, 자민우드(Zamin Uud)역과 동역의 주요 화

물터미널, 바간누르역 등을 방문하여 현장에서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전문가들과

논의하였다. 이러한 심층면담과 현장방문으로 도출된 통과운송 안정과 방안과 개선대안

들은 전문가들이 느끼는 구체적 문제들과 실현 가능한 대안을 추출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Tongzon, 2011)

Ⅲ. 몽골의 자원수출과 통과운송 경로 분석

1. 중국 통과운송의 물류체계와 애로 및 문제점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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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국 통과운송과 물류체계

1921년 독립후 몽골은 러시아로부터 군사적, 정치적, 경제적 지원을 받아 국가발전의

계기로 삼았다. 1990년만 해도 몽골은 수출의 78% 수입의 77.5%를 러시아와 교역에

의존하였으나, 1990년 구소련 붕괴이후 구소련 및 동구권과의 관계가 불안정해 지면서

교역대상 국가는 중국, 한국, 일본, EU국가, 미국 등으로 다원화되고 확대되었다(김홍

진, 윤승현, 2010).

몽골 수출 대상국가중 중국의 비중은 2000년 57%, 2005년 48%, 2009년 74%로 늘어

나는 한편(<그림 1>), 수입에서 중국의 비중은 동기간중 18%, 25%, 25%로 증가되었다

(National Statistical Office of Mongolia, 각연도). 이에 반해 몽골 수출대상국가중 러

시아의 비중은 2000년 10.0%, 2005년 3%, 2009년 4%로 감소되는 추세이며 한편, 수입

에서 비중은 동기간중 34%, 35%, 36%로 정체세를 보이고 있다. 유럽국가의 비중은 몽

골 수출에서 2000년 7.5%, 2005년 21.4%, 2009년 12.1%로 점차 증가되는 추세이며, 수

입에서는 2000년 11.4%에서 2005년 8.3% 감소된 후 2009년 14.3%로 증가되었다. 한편

우리나라 비중은 몽골 수출에서 2000년 0.6%에서 2005년 6.1%로 증가된 후 2009년

0.8%로 감소되었으며, 수입에서는 2000년 9.0%, 2005년 5.4%, 2009년 7.2%로 등락을

거듭하고 있다.

<그림 1> 몽골의 수출 대상국가의 비중
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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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National Statistical Office of Mongolia

몽골의 교역대상 국가중 한국, 일본, EU국가, 미국 등의 비중이 확대됨에 따라, 몽골

수출입화물의 최단거리 관문항인 중국 천진항을 이용하는 통과운송의 중요성이 높아지

고 있다. 몽골철도의 폭은 러시아하고는 일치하지만 중국과는 상이하여, 몽골과 중국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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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운송에서는 양국 국경거점역인 몽골의 자민우드(Zamin Uud)에서는 중국의 수출화

물을 처리하고 있다(<그림 2>). 중국의 알렌(Erenhot)에서는 몽골의 수출화물을 환적

하거나 보관․혼재․분류․가공하는 등의 작업이 진행된다.

중국을 통과하는 몽골의 제3국에 대한 국제물류경로는 몽골내에서 화물열차 편성 -

자민우드 도착 - 국경통과 절차 진행 - 중국 알렌으로 열차 운행 - 알렌 철도터미널

에서 화물의 환적 - 중국 열차 편성후 철도운송이라는 절차로 구성된다.

세부적으로 보면, 컨테이너 수출화물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수도인 울란바타르 압테마

(Abtema) 터미널에서 열차 편성한 후 몽골 자민우드에서 중국의 알렌 컨테이너터미널

로 이동되어 통관 등 국경통과 수속을 취한다. 이후 중국 철도당국이 중국 기관차와 화

차를 이용하여 목적지별로 열차를 재편성하며, 몽골의 기관차와 화차는 중국발 몽골행

화물을 적재하고 자민우드로 이동된다. 중국 철도당국은 몽골의 통과화물을 중국 천진

항으로 운송한다.

<그림 2> 몽골의 주요 교통거점과 교통 네트워크

자료: Ministry of Road, Transportation, Construction and Urban Development of Mongolia, 
Regional cooperation in Road, transport sector,  2010(b).

몽골의 수출화물중 석탄의 철도운송 물류경로는 2009년 6월 이전에는 광산에서 채탄

- 몽골내 열차 편성 - 몽골 자민우드 - 중국 알렌 - 알렌에서 환적후 중국내 운송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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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구성되었다. 2009년 6월부터 중국 당국이 알렌에서 환적에 따른 비산먼지와 화차부

족 등의 이유로 철도운송을 중단하였다5). 이에 따라 몽골 석탄은 남부고비에 입지하

는 Ovoot Tolgoi 등에서 중국의 국경인 Tseg과 Gantsmaodao를 통과하는 경로로 중국

으로 운송되었고, 이 운송경로를 통해 중국내륙으로 2010년 850만톤이 운송되었다

(REUTERS, 2011).

아울러 몽골은 중국과 러시아의 교역화물에 대해 자국 영토를 이용하여 통과운송 서

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통과화물에 대해 몽골, 중국, 러시아는 철도운송에 따른

기관차와 화차의 배정과 운용을 매년 삼국간 철도운송 협력회의를 통해 조정하고 있다.

2009년 몽골의 철도의 화물수송량은 1,417만 톤으로 몽골을 통과하는 중국과 러시아 교

역화물 130만톤, 국내화물 766만톤, 수출 295만톤, 수입 126만톤으로 세분된다(<표 1>).

<표 1> 몽골의 철도운송 물동량 추이
단위: 천톤

구분/연도 2000 2005 2009

수 입 938 1,155 1,264

수 출 773 1,464 2,955

통과환적 1,513 5,393 2,296

국 내 5,937 7,574 7,656

합 계 9,161 15,586 14,171

자료: Ministry of Road, Transportation, Construction and Urban Development of Mongolia, 
Mongolian Railways: Present and Perspective, 2010(a).

2) 몽골화물의 중국 통과시 애로와 문제점 분석

몽골 수출입 화물의 중국 통과는 자민우드와 알렌을 통한 국제철도운송, 알렌-천진

항간 중국내 철도운송, 천진항에서 선적 경로로 구성된다. 이밖에 몽골정부에서 추진중

인 자민우드-알렌-중국 요령성의 단동항 경로와 몽골 동남부의 Nomrog와 중국의

Rashaan을 연결하는 철도노선을 건설한 후 Ulan hot 등을 경유하여 북한의 나진과

선봉항을 이용하는 경로에 대해서는, 몽골내에서 논의중이거나 계획중이다.

컨테이너 화물의 중국 통과의 문제점은 벌크화물에 비해서는 비교적 경미하다 판단

되지만, 컨테이너 화물의 내장품에 따라 중국에서 통과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발생

되고 있다. 즉 녹각과 계피가 적입될 경우, 중국을 통과하지 못하고 러시아로 통과된

사례가 있다.

벌크화물 통과에서는 몽골 광물자원을 제3국으로 수출할 경우, 중국 알렌 철도역에서

5) 2010년 11월 19-20일 필자의 자민우드역 방문 인터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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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을 하차후 환적하거나 화물이 적재된 화차(wagon)와 축을 분리하여 화물을 환적

하여야 한다. 따라서 몽골 광물자원의 중국 통과에는 중국의 절대적 협조가 필요하다.

그러나 중국 철도당국이 환경오염, 기관차와 화차 부족 등을 이유로 환적을 제한할 경

우, 중국통과는 실질적으로 봉쇄된다. 2009년 6월부터 몽골 수출석탄 철도운송에 대해

알렌에서 환적중단은 몽골과 중국간 운송을 트럭운송으로 한정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2. 러시아 통과운송과 물류체계 분석

1) 러시아 통과운송과 물류체계

러시아는 전통적인 몽골의 우방으로서 몽골의 독립과 경제발전에 결정적 역할을 하

였다. 몽골의 간선운송망인 철도는 울란바타르를 중심으로 북쪽으로는 러시아 국경도시

인 알탄부락(Altanbulag) 인근 나우스키(Naushk)에 인입되어 몽골과 러시아를 연결하

며(<그림 2>), 남쪽으로는 중국 국경도시인 알렌까지 인입되어 있다(황진회 외, 2011).

러시아는 몽골에 대한 지속적 지원과 투자를 통해, 러시아 궤도와 동일한 철도건설,

주요 광산인 에르데네광산회사 등에 대한 지분투자로 구리정광과 몰리브덴 등 광석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있다.

몽골 수출 통과화물은 몽골의 국경도시인 수흐바타르(Suhbaatar)를 통해 러시아 국

경인 나우스키 터미널로 이동된 후 국경통과 절차를 취한 후 울란우데(Ulan Ude)까지

운송되어 시베리아횡단철도(Trans Siberian Railway: TSR)를 통해 유럽행과 극동행으

로 운송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컨테이너 수출화물의 경우, 몽골의 울란바타 압테마 철도터미널

에서 열차를 편성한 후 몽골 북쪽 국경역인 수흐바타르에서 러시아 나우스키 터미널로

이동되어 통관 등 국경통과 수속을 취한다. 이후 목적지별 러시아 열차가 재편성되며,

나우스키에서 수흐바타르로 회차되는 몽골의 기관차와 대차(flat car)는 몽골행과 중국

행 화물을 적재하고 수흐바타르 컨테이너터미널로 이동된다. 러시아내에서 제3국으로

향하는 통과화물은 시베리아횡단철도 본선이 연결되는 울란우데까지 운송된 후, 서향

(western bound) 화물과 동향(eastern bound) 화물로 재편성되어 목적지별로 운송된다.

우리나라와 일본 등 극동지역행 화물은 울란우데에서 동향행 화물열차에 재편성되어

보스토치니 등 컨테이너항만으로 운송된다. 우리나라와 일본행 등 몽골 수출 컨테이너

화물이 러시아를 통과하는 경우는 중국 통과시 통관에 제약이 있는 화물(녹각과 계피

등) 등에 한정되고 있다.

한편 몽골의 대러시아 주요 수출 벌크화물은 몰리브덴, 구리정광, 석탄, 철광석 등이

다. 에르데네(Erdenet)역에서 출발하는 몰리브덴과 구리정광 철도운송은 에르데네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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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편성- Salhit 분기점 - 수흐바타르 도착 - 러시아 국경 통과 - 러시아 나우스키 도

착- 몽골기관차와 러시아 기관차 교체후 - 목적지별 러시아 열차편성으로 구성된다.

이밖에 몽골은 1990년대 바가누르(Baganuur)에서 채탄된 갈탄을 연간 200만톤씩 러

시아로 수송한 바 있다. 몽골 광물자원의 러시아 통과운송에는 환적을 하지 않고, 러시

아 국경역에서 몽골과 러시아간 기관차를 교체하고 열차를 재편성하여 목적지로 향할

수 있다. 또한 몽골 철도정보망과 러시아 철도정보망은 서로 연계되어 있어, 화물정보

를 교환하고 있다. 몽골과 러시아와 중국간 철도운송증권은 사회주의 국가들이 주회원

국인 OSShD 철도운송 증권을 이용하고 있다.

2) 몽골화물의 러시아 통과시 애로와 문제점 분석

몽골 화물이 러시아를 통과할 경우, 시베리아횡단철도의 본선과 연계되어 극동항만으

로 이동되어야 한다. 따라서 중국 통과운송에 비해 장시간이 소요되며6), 기관차와 화차

그리고 인력 운용면에서 효율성이 낮아지게 된다. 러시아 통과운송에서 국경역인 나우

스키에서 극동항만인 보스토치니항까지 운송할 경우, 화차를 회수할 때 화차에 적입할

화물을 수배해야 하는 문제와 극동항만에서 비어있는 화차를 나우스키까지 회송해야하

는 등으로 비효율성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러시아 통과운송에서는 장비와 기기 그리고 인력 운용의 효율성을 개선하

고 물류비를 낮추는 노력이 요구된다. 아울러 러시아는 연계될 보스토치니항 광석부두

의 처리능력을 충분히 확충해야 할 것이다.

Ⅳ. 몽골의 통과운송 안정화와 국제협력 개선방안

1. 관련 국제협약과 협정 검토

1) 유엔 해양법 협약과 통과운송에 대한 협약 검토

유엔해양법 협약은 내륙국의 통과의 자유를 제10장(내륙국의 해양출입권과 통과의

자유)에서 서술하고 있다(외교통상부, 2006). 유엔해양법상 내륙국은 공해의 자유와 아

울러 해양출입권을 가지며, 이를 위해 내륙국은 모든 수송수단을 이용하여 통과국의 영

토를 지나는 통과의 자유를 보유하지만, 통과의 자유를 행사할 조건과 양식은 내륙국과

관계된 통과국간에 쌍무, 소지역 또는 지역 협정으로 구체화하도록 하고 있다(제125조

제1항과 2항)(박용안, 2011). 이와 같이 유엔해양법에서 내륙국의 통과자유는 내륙국과

6) 몽골 울란바타르 기준 천진항 1,700km, 블라디보스톡항 3,800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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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과국간 협정으로 실현되고 있다. 또한 화물 등의 통과에 따라, 통과국의 합법적 이익

을 침해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통과국이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제125조

제 3항).

1965년 체결된 내륙국의 통과운송 협약(Convention on Transit Trade of Land-

locked States)은 통과운송에 대한 구체적 협약이다.7) 이 협약은 내륙국의 통과권한을

구체화하고 있으며, 공중보건, 안전과 보호를 위한 예외도 규정하고 있다.

2) 화물과 장비의 국경통과에 대한 협약과 협정

여객과 화물 그리고 운송기기와 장비의 국경 통과에 대해서는 다양한 협약과 협정이

있다(박용안, 2011). 그러나 이러한 협약에 대해 몽골과 통과국인 중국 및 러시아가 각

각 상이한 지위를 유지하고 있어(KMI, 2009; 박용안, 2011), 이들 협약을 통해 몽골 통

과운송을 안정화하고 개선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몽골과 중국, 몽골과

러시아간에는 각기 통과운송협정이 체결되어 있다(Jargalsaikhan, 2008). 몽골과 중국간

협정(the Transit Transportation Agreement between Governments of Mongolia and

People’s Republic of China)은 1991년 8월 체결되었으며, 몽골과 러시아간 협정은 1992

년 10월 체결되었다.

2. 몽골 통과운송의 안정화 방안

1) 통과운송 경로의 대안 검토

몽골의 수출입화물을 처리하는 중국의 천진항은 중국의 북경, 하북성, 천진의 관문항

으로도 기능하고 있어, 몽골 광물자원을 처리하려면 대규모 부두시설을 필요로 하고 있

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증가되는 중국 수출입화물을 고려할 때, 천진항에서 몽골을 위

한 새로운 광물전용부두 건설은 용이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중국 요령성의 단동항, 북한의 나진항과 선봉항을 몽골 광물자원의 새로운 관

문으로 검토할 수 있고, 몽골 광물자원의 처리와 재가공 등을 위해 우리나라 항만인 당

진항, 평택항, 동해항, 포항항 등의 참여도 기대할 수 있다.

한편 보조경로로 이용되어 왔던, 러시아 극동항만을 이용하는 경로도 환적절차 없이

몽골화물을 운송할 수 있는 장점을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러시아 당국이 중국 통과운

송의 물류비용과 유사한 운임을 제시할 경우, 이 경로의 이용가능성도 커질 것으로 판

단된다.

2) 통과운송 경로별 현안과 개선방안

7) 황진회 외, 몽골 해운·물류분야 정책수립 지원 연구,, 국토해양부, 2011, pp., 157-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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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경로를 이용할 경우 몽골철도와 중국철도와 궤폭 차이로 국경도시에서 환적을

해야 하는 데에, 이때 먼지의 비산 등 환경문제를 이유로 중국 철도당국이 환적을 거부

하거나, 환적시 몽골 화물에 대해 기관차와 화차의 투입을 지연하거나 거부할 수 있다.

환경문제, 물류 기기와 장비 부족, 전문인력 부족은 유엔해양법에서 정한 통과의 자유

와 항만에 대한 접근 권한에 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몽골 광물자원의 통과를 저해하

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내륙국 몽골이 중국 항만과 중국 내륙 물류경로를 원활하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몽골

광물자원 운송에서 발생되는 공해저감과 기관차, 화차, 운용인력에 대한 확보 등을 중

국과 합의하여 이를 협약으로 체결해야 할 것이다. 1991년 체결된 양국간 통과화물운송

협정은 주로 컨테이너화물과 소량의 벌크화물에 대해 초점을 두고 있어, 대량으로 운송

되어야 하는 광물자원에 대한 규정 보완이 필요하다.

러시아 경로를 이용할 경우 러시아에서 추가 환적절차는 필요하지 않으나, 러시아

울란우데에서 TSR본선에 연계되어 열차를 새로 편성하거나 직접 목적항인 보스토치

니항 등으로 장거리 이동해야 한다. 러시아 국경도시인 나우스키에서 비산먼지 등 환경

문제가 발생하지 않지만, 러시아 기관차와 화차, 관련 인력을 대량으로 투입하거나 준

비해야 하는 재무적 문제가 발생된다. 러시아 통과경로는 중국 통과경로에 비해 장거리

이며, 몽골 광물자원을 운송할 경우 몽골내에서도 광산에서부터 몽골 내륙지를 장거리

운송해야 한다.

중국과 러시아 통과운송에서 공통적으로는 중국어와 러시아어로만 표기되는 철도운

송증권에 대한 개선방안, 철도운송정보망의 몽골․ 중국․러시아간 연계, 기관사와 물

류전문 인력의 국경통과 간소화 등이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기 체결된 통과화물

운송 협정들은 광물자원의 대량운송을 고려하여 보완되어야 한다.

몽골은 중국과 러시아 통과경로 모두에서 1700km를 초과하는 장거리 운송을 해야

한다. 따라서 물류비용을 대폭 낮추지 않을 경우, 양 경로는 몽골 광물자원의 통과경로

로서 지속적으로 이용될 수 없다. 몽골 광물자원 운송의 재무적 타당성을 개선하기 위

해서는 광물자원의 순도 제고, 정광, 정선 등으로 부가가치를 높이고 운송물량을 감소

하여 운송하는 전략이 요구된다. 또한 광물자원의 개발과 물류시설 건설과 운영, 국제

복합운송, 광물자원의 교역을 단일 통합 프로젝트로 추진하여, 수평적이면서도 수직적

인 사업결합을 통해 재무적 타당성을 높이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다.

3. 통과운송 관련 애로별 국제협력 개선방안

1) 기존 통과운송협정의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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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은 그동안 중국과 러시아와 긴밀히 협력하여 왔다. 그러나 2009년 이후 광물자원

가격의 지속적 상승은 몽골 광물자원의 수출 다변화와 함께 중국과 러시아를 경유한

대량화물 통과운송의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따라서 몽골, 중국, 러시아간 통과운송에

대한 협정은 컨테이너 화물 외에 백컨테이너(bag container) 화물과 대량의 광물자원

운송에서 파생되는 정책과제들과 개선방안들을 포함해야 할 것이다. 또한 광물자원 교

역에서 삼국간의 이해관계가 자국의 자원확보와 이익에 따라 대립될 수 있어, 이에 대

한 조정기구 혹은 조정협의체에 대한 규정도 명시될 필요가 있다.

2) 장비와 기기의 확보방안

몽골의 수출 광물자원의 대량 운송은 왕복 물동량의 불균형 문제를 야기하며, 운송

장비와 물류기기들의 가동에서 비효율성이 초래될 수 있다.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지

않을 경우, 고물류비 문제로 대상 물동량이 제한될 것이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동북아 국가들이 장기적 물류협력 과제로 운송장비와 물류기기들의 표준화와 아

울러 공동이용을 합의하여, 기기와 장비를 공동으로 확보하는 것을 제안할 수 있다. 기

기와 장비의 공동 운용은 기기와 장비의 가동 효율성을 제고하며, 왕복항 물동량 불균

형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다.

3) 국경통과 절차 개선방안

화물의 통관절차 간소화와 표준화를 위한 절차와 내용에 대한 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to Harmonisation of Frontier Control of Goods 1982)과 국가간 통과운송

협약에도 불구하고, 화물의 국경통과에는 상이한 법제도와 관행, 반복적인 서류처리와

절차 등이 진행되고 있다. 몽골 수출입 화물과 관련된 국경통과 절차의 문제로는 몽골

과 중국간 환적시 추가되는 적재 절차, 적재도면 추가 작성과 제출, 화차배정 절차 등

을 지적할 수 있다. 또한 중국-몽골-러시아간 철도운송에는 중국어와 러시아가 병기된

철도운송증권이 이용되고 있어, 영어로 작성된 서류들의 번역과 재작성이 요구된다.

따라서 동북아 혹은 아시아 국가간 국제복합운송과 통과운송에 대한 표준화된 운송

증권 양식의 개발이 필요하며, 표준적인 국경통과 절차와 내용을 국제협력과제로 추진

할 필요가 있다.

4) 환경문제의 논의 협의체 구성

몽골 수출화물중 유연탄, 녹각, 계피의 중국내 반입 제약과 금지사례에서와 같이 통

과운송에서는 환경문제와 보건 위생 관련 문제들이 발생될 수 있다. 향후 몽골 광물자

원이 중국과 러시아를 대규모로 통과할 경우 제기될 수 있는 환경과 보건문제를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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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국들이 협의체를 구성하여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

다.

5) 재무적 타당성 제고방안

몽골 수출화물의 통과운송에 대한 재무적 타당성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몽골 광물자

원의 개발, 몽골내 운송, 중국과 러시아내 통과운송, 해상운송, 국제시장에서 판매 등을

일괄적으로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광물자원의 부피를 감축하여 물

류비를 줄이는 방안으로 몽골 광산인근에서 광물자원의 순도를 제고하거나 압축, 가공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다.

Ⅴ. 결론

이 연구는, 내륙국 몽골이 경제발전을 위해 자원수출을 다변화하는 과정에서 봉착하

고 있는 수출입 화물의 통과운송에 대한 애로와 개선방안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 연구

는 구체적으로는 몽골이 중국과 러시아를 경유하여 제3국으로 광물자원을 운송할 경우

통과운송 경로를 살펴보았고, 국제협력의 개선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내륙국 몽골이 통과운송 경로를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그 경로

의 재무적 타당성과 아울러 환경적 측면, 인력운용, 장비와 기기 운용측면, 국제협약 등

을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이다. 또한 통과국인 중국과 러시아와 협력이 절대적으로 요

구되고 있으며, 통과운송의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우리나라, 일본 등 동북아 국가와

협력도 필요하다.

이 연구는 일차적으로 몽골의 통과운송경로를 확보하는 우선적 방안으로 몽골, 중국,

러시아간 기 체결된 쌍무 통과운송 협약의 개선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또한 통과운송을

위한 동북아 국가간 협정체결을 통해, 국가간 경제협력을 확대하고 교류를 긴밀화하는

노력이 요구됨을 인식하였다. 최근 우리나라와 몽골간 광물자원의 교역 가능성도 커

지고 있어, 몽골의 통과운송 활성화는 우리나라의 자원확보에도 새로운 계기가 될 것이

다.

한편 이 연구에서는 예상되는 통과운송의 경로별 예상물류비용, 소요시간, 필요 인력

과 장비․기기에 대한 고려를 충분히 하지 못하였다. 차후의 연구에서는 비용과 시간

등에 대한 추가적 조사와 분석을 통해, 통과운송의 촉진을 위한 세부적 국제협력방안이

제안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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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몽골의 통과운송 안정화를 위한 주변국과 국제협력

개선방안

박용안

중국과 러시아에 둘러쌓인 내륙국 몽골은 그동안 유럽과 아시아 국가들과 교역을 다양화하려

추진하여 왔다. 2009년 이후의 지속적 광물자원 가격의 상승은 몽골이 교역을 다양화하고 확대하

는 데 도움이 되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과 러시아를 통과하는 데 국경에서 규제와 장애

는 다양하며 복잡하다. 또한 몽골에서 중국과 러시아 항만까지 거리는 각기 1700km와 3800km로

몽골 수출입화물 운송에 고물류비 부담을 초래하고 있다.

이 연구는 몽골 광물자원의 효율적 물류체계에 대한 통과운송의 문제와 장애들을 논의한 후 통

과운송을 개선하는 데 필요한 국제복합운송에 대한 제안과 국제협력 방안을 제시한다. 몽골은 천

진항 경유 경로 외에 다른 국제복합운송 경로를 모색해야 하며. 장비의 확보를 위한 국제협의체

구성, 국경통과시 통과절차의 개선, 새로운 국제복합운송 경로의 재무적 타당성 제고를 추진해야

한다.

핵심 주제어 : 내륙국, 통과운송, 통과국, 몽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