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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두 나라 이상에 걸쳐 흐르는 국제하천

(transboundary river basin)은 전세계 145개국

에걸쳐 276개가있으며, 지구면적의거의절반을

차지하고있다. 하천은식수, 관개수, 에너지생산,

여가 등과 관련된 수자원을 공급하며, 전 세계 담

수의 60%를 공급한다. 특히, 국제하천은 지역안

보, 경제성장, 지속가능한 발전 등의 이슈와 접

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이를 적절히 관리하는 것

이 결국비용효율적인홍수/가뭄 방지, 수자원시설

개발,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대책이 된다. 유엔의

자료에 의하면, 국제하천의 약 40%만이 국제협력

관리 체계를 보유하고 있는데, 그나마 존재하는 대

부분의국제조약이나협약도실상을들여다보면심

각한 단점이 있다는 것이 그간의 평가다. 왜냐하

면, 국제하천 사용과 관련해 국가들을 적절히 강제

할 수 있는 관리조항, 집행 매커니즘 등이 결여되

어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본 기고문에서는

메콩강유역의사례를간략하게소개하려고한다.

2. 메콩강유역, 무엇이문제인가

메콩강은 상류국가인 중국, 미얀마를 거쳐 라오

스, 태국, 베트남 캄보디아 토를 거쳐 흐르는 강

으로, 총 면적이 795,000km², 총 길이는

4,800km로서세계에서 12번째로길이가긴강중

의 하나이다. 특히, 세계에서 가장 생산성이 높은

내수면어업(inland fishery) 활동지역으로 꼽히는

데, 회유성어류(migratory fish)를풍부하게보유

한 지역으로 잘 알려져 있다. 상류로부터 흐르는

토사와 양분은메콩델타(Mekong Delta)에필요

한 양분을 공급하며, 베트남의 주요 식량생산 및

해양수산자원의 50% 이상을 뒷받침하고 있는데,

이를 경제적 가치로 환산하면 매년 약 미화 27억

달러에 달한다고 한다. 메콩강위원회(Mekong

River Commission: MRC)의 자료에 따르면, 메

콩강 하류국가들의 75퍼센트가 넘는 농촌인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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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간접적으로어업과관련되어있다고한다.

한편, 근래메콩강유역의경제발전과맞물려에

너지수요가급증하면서수력발전수요가폭발적으

로 늘어나기 시작했다. 이에 대한 시각은, 한편으

로는 에너지 빈곤을 겪고 있는 지역을 위한 실질적

이고 필수적인 대안이라는, 다른 한편으로는 지역

생태계를 파괴하고, 결국 생태계에 의존하며 살아

가는 주민들에게 좋지 않은 향을 미칠 것이라는

대립된 견해 차이를 낳고 있다. 현재 메콩강 하류

국가(Lower-Mekong) 본류(main stem)에는 11

개의댐건설이예정되어있다.

3. 메콩강위원회

메콩강 유역은 국제하천이라는 특성 때문에 주

변 국가들의강한 이해관계가얽혀

있다. 메콩강 유역의 6개국인 중

국, 태국, 라오스, 캄보디아, 미얀

마, 베트남은 메콩강이 제공하는

풍부한 자원 이용하여 경제성장을

이루려는 목적이 있다. 그러나, 국

가마다개발전략및 경제발전의차

이, 환경문제에 대한 입장 등이 다

르기때문에 다양한문제가발생하

고 있다. 이러한 역학관계를 방지

하고자, 특히 메콩강 하류 4개 국

가를 중심으로 세워진 지역기구가

바로 메콩강위원회이다. 메콩강위

원회는 1995년“메콩강 유역의 경

제적 번 , 사회적 정의확립, 환경

적 보전”을 추구하는‘메콩정신(Mekong Spirit)’

에 입각해 세워졌고, 이를 바탕으로 국가별, 지역

별 프로그램들이 실시되고 있다. 흥미로운 점은 메

콩정신이결국, 경제성장과환경적인지속가능성이

양립가능하고, 이러한 통합적인 접근을 추구하는

것이인류미래의필수적인요소가된다는‘녹색성

장(green growth)’의 개념과 접하게 연계된다

는점이다.

<그림 2>와 같이 메콩강위원회는 캄보디아, 라

오스, 태국, 베트남 4개 회원국으로 구성되어 있으

며, 상류국가인 중국과 미얀마는 공식적인 회원국

이 아닌 대화상대국(Dialogue Partners) 지위로

참여하고 있다. 회원국들은 분담금을 지출하고 있

으며, 기타 국가들과도 기술적, 재정적인 부분에서

협력을 하고 있다. 메콩강위원회에 협력하고 있는

국가들은 호주, 핀란드, 일본, 뉴질랜드, 미국, 벨

그림 1. 메콩강 유역의 댐 (출처: 메콩강위원회 웹사이트)

지역 현 황

메콩강계획(4), 
본류 완공(4)
(상류)

라오스(7), 
메콩강 태국-
본류 계획(11)라오스
(하류) 국경(2), 

캄보디아(2)

메콩강계획(94) 
지류 *관개용 댐은 미포함

표 1. 메콩강 하류국가(LMB)들의 GDP 변화추이

(출처: IMF, World Economic Database)

캄보디아 라오스 태국 베트남

연도 1985 1997 2010 1985 1997 2010 1985 1997 2010 1985 1997 2010
GDP(USD/bn) 0.7 3.1 11.2 0.5 1.8 5.2 37.4 169.6 273.2 10.8 24.5 89.8
GDP/capita (USD) 100 300 818 140 400 840 735 2,800 4,115 180 320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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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에, 프랑스, 룩셈부르크, 스웨덴, 덴마크, 독일,

네덜란드, 스위스 등이다. 문제는 메콩강위원회의

기능이얼마나현실적으로실효성이있느냐는것이

다. 이와 관련해, 근래 대두된 수력발전 이슈는 메

콩강위원회의 기능을 증명할 수 있는 리트머스 시

험지라고볼수있다. 

4. 샤야부리 수력발전 프로젝트, 메콩협력체
계의리트머스시험지

메콩강유역의 수력발전 잠재력은 약53,000MW

로 추정되고 있으며, 메콩강 지류(tributary)에 완

성된 댐을 통한 수력발전량은 총 1,600MW, 즉 총

잠재력의 5% 정도이다. 메콩강 하류유역 본류

(mainstream)의 잠재력은 총 14,697MW이며, 총

잠재력의 23-28%이다. 전문가들은 메콩강유역의

수력발전 가능성을 높이 평가하고 있으며, 수력발

전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제적 가치는 미화로 매년

약 2억3천5백만 달러로 추정되고 있다. 현재 의견

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이슈는 라오스가 메콩강 본

류에 설치를 추진하고 있는 샤야부리(Xayaburi)

댐 건설 프로젝트이다. 이 댐은 총 미화 35억 달러

가 투자되며, 1285MW의 전력 생산이 예측된다.

완공은 2019년이 예정이다. 전력량 규모는 동남아

시아 중소규모 도시 하나에 전력공급을 할 수 있을

만큼의 수준이며, 대부분 태국에 수출될 것으로 예

측되고 있다. 완공된다면, 중국이 상류에 설치한 4

개의 댐을 제외하고, 메콩강 하류유역의 최초 댐이

되는셈이된다.

한편, 지역기구인메콩강위원회는메콩강하류유

역에 지속가능한 발전에 향을 끼치는 대규모 프

로젝트에 대해서는 반드시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함

을명문화하고있다. 샤야부리댐은이러한메콩강

위원회의 규정 실행여부를 검증할 수 있는 첫 사례

로볼수있다.

라오스, 아시아의 배터리를 꿈꾸다

라오스는 수력발전을 통한 에너지 생산을 통해

‘아시아의 배터리(battery of Asia)’가 되기 위한

국가전략을 세웠다. 메콩강위원회 설립의 근간인

‘1995년 메콩합의(1995 Mekong Agreement)’의

기안과정에서 수석자문관으로도 참여했던 국제수

자원법 전문가 조지 라도셰비치(George

Radosevich)는“라오스 입장에서는 수력발전이

가장 합리적으로 강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며,

라오스는“메콩강의가장많은물유입량을보유하

고 있으면서도 개간이 가능한 땅이 가장 적은 나

라”라고언급한바도있다. 

샤야부리 댐은 길이가 820m, 높이는 49m이며,

상류 60km에서 100km까지 이어지는 49km²의

급수장을건설할것으로예상되고있다. 2,100명의

거주민들이 이주를 해야 하는 상황이다. 2010년 9

월라오스는메콩강위원회에처음으로샤야부리댐

건설계획을 보고했고, 방콕의 근거지를 둔 CH.

Karnchang Public이라는 회사에 환경적인 침해

부분을 포함한 타당성 조사를 의뢰했다. CH

Karnchang사는 라오스 정부와 함께 태국의 관련

당국(Electricity Generating Authority)과 샤야

부리댐으로부터발생되는전력의 95%를구매하는

전력구매협정을협상중에있다.

그림 2. 메콩강위원회(MRC) 조직도
(출처: 메콩강위원회 웹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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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샤야부리 댐을 포함한 메콩강 본류의 수력

발전 프로젝트가 실행된다면, 라오스는 약 미화

250억 달러의 해외직접투자를 유치하게 될 것이

고, 전력 수출 수익의 70%인 약 26억 달러를 벌어

들일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1인당 GDP가 채

1,000달러에 미치지 못하는 라오스가 수력발전을

통해 600만 인구의 빈곤을 경감시키고, 삶의 질을

높이는경제발전을꿈꾸고있는것이다.

주변국들의 반대

2010년9월라오스정부가고용한CH Karnchange

사는 방콕에 근거를 둔 TEAM Consulting

Engineering and Management사에 의뢰한 샤야

부리 댐의 환경 향평가 보고서를 라오스 정부에

제출했다. 평가 보고서는 댐 건설이 메콩강 하류의

수문(hydrology)에 변화를 줄 것으로 예측했지만,

댐건설로 인해 생태계에 급격한 변화를 초래하는

일은일어나지않을것으로예측했다.

그간 메콩강 유역에 대해 연구해온 전문가들은

위의 분석에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다. 메콩강위원

회는 검토 보고서를 통해 샤야부리 저수지

(reservoir)에서의유속(water flow)이초당 1m에

서 0.1m로, 90%가량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다. 또

한, 메콩강 본류의 댐 건설은 퇴적물과 양분을

계속 가두게 됨으로써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

라는 견해도 있었다. 즉, 30년이 지나면 퇴적

(sedimentation)으로 인해 발전용량의 60%가 감

소할 것이며, 저수지에 유입되는 40%의 인

(phosphorus)과 33%의 질소(nitrogen)을 가두게

될것으로예측했다.

보통 수력발전의 부정적인 향은 댐건설과 하

천의 범람으로 인해 직접적으로 향을 받는 지역

에 국한해 환경적, 사회적 향이 측정되곤 하는

데, 일각에서는 댐건설로 인한 폐해가 환경적, 사

회적 폐해뿐만 아니라, 식량문제와도 접한 연관

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댐건설로 인해 메

콩강 하류국가들 6억 인구에게 공급되는 단백질의

주원천인 어류자원이 소실될 것이라 예측하며, 식

량안보문제와댐건설의 접한연관관계를제시하

고 있다. 이러한 어장 소실을 경제적 가치로 환산

하면 매년 미화 4억7천6백만 달러가 될 것으로 추

산됐다. 이와 관련한 시나리오 분석연구에 따르면,

그림 3. 샤야부리 댐 건설로 인한 지역의 변화 예측 (출처: Stone, R. (2011))

샤야부리 댐은 지도상에 붉게 표시된 125,000km²만큼 상류
유역에 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며, 이에 일부 전문
가들은 토사를 하류로 흘러가게 할 수 있는 사각형수문(sluice
gates: 상단 그림 참조)을 댐 설계에 반 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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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콩강유역 본류에 건설 예정인 11개의 댐이 실제

설치된다면, 지역 전체적으로는 식량생산을 위해

4-7%의 수자원이, 메콩강의 향을 가장 많이 받

는 캄보디아와 라오스의 경우는 각각 29-64%,

12-24%의 비율로추가적인수자원이필요한 것으

로 예측됐다. 만약, 메콩강 유역 전체에 계획된 77

개의댐이 2030년까지모두건설된다면수치는더

욱 높아져, 6-17%의 추가적인 수자원과 19-63%

의 토지가 식량생산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예측되

고 있다. 이 시나리오 분석은 메콩강 유역 이해당

사자들이 환경적, 사회적 향뿐만 아니라, 식량안

보의 문제를 명확하게 인지하고 댐 건설이슈를 논

의해야 한다는 시사점을 주고 있다. <그림 4>는 댐

건설로 인한 어획량 감소추이 예측치를 보여주고

있다.

시험대에 오른 메콩강위원회

현재 캄보디아와 베트남 정부는 샤야부리 댐 건

설계획에명백히반대의사를표명했으며, 전력구매

에 이해관계가 있는 태국 정부는 상대적으로 미온

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

난 2012년 11월라오스정부는샤야부리댐건설을

강행했다. 문제는 이 과정 속에서 메콩강유역의 국

제협력을 총괄하는 메콩강위원회가 유명무실하게

될위기에처했다는점이다.

주지한바와같이, 메콩강위원회는조약의내용을

집행할 매커니즘을 보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회

원국이 조약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이를 강

제할 수는 없다. 즉, 메콩강 하류유역 회원국 중 어

느국가도라오스의계획에대해거부권(veto)을 행

사할 수는 없다는 점이다. 국제법상 참고가 가능한

1997년 유엔이 발의한‘국제수로의 비항행적 이용

에 관한 협약(The 1997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Non-Navigational Uses of

International Watercourses)’이 공유하천의“균등

하고합리적인”, 그리고“주변국가에심각한손해를

끼치지 않는”두 가지 중요한 사용원칙을 제시하고

있지만, 이 협약 역시 아직 발의만 되었을 뿐, 국제

관습법적으로확립된상태라고는볼수없다.

다만, 메콩협약 제5장은 만약 국가들이 메콩강

위원회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지 못할 경우, 당사국

들간의‘외교적 협의(diplomatic channel)’나 제

3자에 의한‘조정(mediation)’혹은‘중재

(arbitration)’를통해야함을명시하고있어, 새로

운 해결방식의 여지를 열어놓고 있다. 어쨌든, 메

콩강위원회가최소한의기능을하는기구로인정받

으려면, 라오스와 이해 당사국간의 외교적인 중재

과정이필요한상황이다.

5. 결론

메콩강 본류의 수력발전 이슈는 경제발전과 환

경문제를 둘러싼 전통적인 문제이기도 하면서도,

1995년 메콩강유역의경제적번 ·사회적정의·

환경적보전을추구하는‘메콩정신’에의해창립된

후 돋보적인 지역기구로 발돋움한‘메콩강위원회’

의 외교적인 효과성을 측정할 수 있는 중요한 사례

이기도하다.

자국의 경제성장을 위해 추진하는 라오스의 댐

건설계획자체를비판할수는없다. 그러나, 문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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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댐 건설로 인한 어획량 감소 시나리오
(출처: Stone, R. (2009))



메콩강유역의 댐 건설이 결코 라오스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다.  공유하천 사용을 위해 메콩강위

원회의이해당사국들과적절한협의를거치는것은

지역안보와국제협약의절차적이행을위해중요한

일이다. 물론, 라오스가현계획을보류하고메콩협

약의 내용을 면 하게 검토한 후, 메콩강위원회 주

도로 독립적이고 투명한 절차를 통한 데이터 수집

및 환경 향 평가 등을 실시하는 것이 이상적일 테

지만, 이미댐건설강행을공식적인입장으로발표

한 사실을 감안한다면 그럴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더 큰 문제는 이번 이슈의 처리결과가 앞으로 생기

게될유사사례의본보기가될것이라는점이며, 메

콩협약에 근거한 메콩강위원회의 존립기반이 흔들

릴 수 있다는 점이다. 본 이슈에 국제적 관심이 고

조되고있는이유가여기에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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