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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세계 최대 셰일가스 부존국가인 중국은 자국 국영기업을 중심으로 셰일가스 자원의 개발과 기술 확보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중국의 셰일산업은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기술적인 측면에서의 빠른 성장세를 감안할 
때 향후 발전 가능성은 높은 것으로 보이나, 복잡한 지질구조와 상대적으로 심부에 위치한 셰일지층의 특성과 수
자원, 인프라 부족 등과 같은 문제점으로 인해 단기적인 발전은 어렵다는 분석도 동시에 있다. 중국은 우리와의 
지정학적으로 밀접한 관계는 물론 셰일가스 산업이 아직 초기단계에 있어, 최근 국내에서도 관련기업들을 중심
으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중국 셰일자원 개발산업과 유관산업의 현황과 문제점 및 중국 
정부를 중심으로 한 해결 노력과 지원정책 등을 조사, 분석하여 우리기업들이 중국 셰일산업의 미래를 조망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나아가 향후 중국 셰일산업의 발전에 따른 영향과 우리의 대처, 협력 및 참여 방안 수립
에 참고가 되고자 하였다. 결과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중국의 셰일가스 개발을 위한 다양한 문제점을 검토하고, 

중국정부의 정책적 지원, 국영기업의 독자적 기술 확보에 대한 노력과 해외기업과의 협력 추진 및 해외자산 인수 
등 다양한 분야의 활동을 조사, 분석하여 제시하였다.

Abstract - China holding the world largest shale resources, has been trying to develop their domestic shale 

gas fields mainly with its NOCs. Chinese shale industry looks likely to have high potential to grow in the future, 

considering the eager support of Chinese government and the rapid development of relevant technologies by 

NOCs. However, there are opposite opinions as well that Chinese shale gas could not play a positive short-term 

results because of the complexity of structural geology, inadequacy of water resources and related 

infrastructure. Recently, Korean companies began to be interseted in Chinese shale gas industry, because of the 

special relationships with Korean industries in terms of geographic proximity and better opportunities due to 

the early phase of shale gas business in China. In this study, it was tried to help those companies looking out 

of future Chinese shale gas industry that surveying current status and problems of Chinese shale gas industry 

and relevant industries and investigating some trials and policies driven by China government. As a result, the 

various and long-term problems in Chinese shale development were reviewed and the active supports and po-

lices of Chinese government, NOC's trials for establishments of their independent technologies and the coop-

eration with foreign companies or M&As were also investig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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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한국과 중국, 일본으로 구분되는 동북아 3국은 전 
세계 천연가스 소비량의 75%를 차지하는 천연가스
의 절대적 수요처이지만 중동지역으로 공급선이 집
중된 탓에 가격 결정권이 공급자에 기울어있었다. 

그러나 최근 미국 셰일가스의 상업적 생산이 본격화
됨에 따라, 전 세계 천연가스 수급환경이 급변하고 
있다. 셰일가스와 오일의 부각이 세계경제에 큰 영
향을 미치는 이유로는 셰일자원의 부존량이 화석연
료 중 최대라는 점과 전 세계 대부분의 지역에 골고
루 분포하고 있다는 점이 대표적이다[1]. 특히, 중국
은 셰일가스 세계 최대의 부존국가이고, 셰일오일은 
세계 3위의 부존량을 가진 것으로 알려져 있어, 차
세대 셰일자원 개발에서 가장 유력하게 주목을 받고 
있는 지역이다[22]. 이와 같이, 동북아 3국 중 유일하
게 셰일자원이 풍부하게 부존되어 있는 중국은 이미 
자국의 셰일자원 개발과 관련 산업 육성과 기술개발
을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의 정책적, 제도적 지원 관
련 계획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기본적으로 중국의 셰일산업은 세계 최대수준의 
자원량과 중국정부의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향
후 중국 내 천연가스의 수요증가 가능성 및 국영기
업을 중심으로 한 기술적인 면에서의 빠른 성장세를 
감안할 때 향후 발전 가능성은 상당히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기술적 어려움이나 인프라 구축 
및 수자원 확보 등에 요구되는 시간이나 비용 역시 
크고, 아직은 기초적인 수준에 있는 부분들이 많아 
단기적인 성과를 기대하기에는 다양한 부정적인 측
면과 도전적 요소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즉, 아직 
초기 단계인 중국 셰일산업은 수자원 부족, 환경문
제, 관련 인프라 부족 및 개발기술 확보의 어려움과 
같은 다양한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실제, 중국의 복
잡한 지질구조와 상대적으로 심부에 매장된 셰일지
층의 특성으로 인해, 북미 셰일가스 개발에 비해서
는 상대적으로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 단기적인 발전은 어렵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반면에, 장기적 관점에서, 복잡한 지질학적 특성
을 중심으로 한 개발비용과 시간문제에 어려움을 겪
던 중국이 자국 환경에 적합한 독자적인 신기술
을 확보한다면 중국 셰일산업의 발전 속도는 매우 
가속화 될 가능성도 상당하다. 일례로, 현재 중국은 
CNPC, Sinopec, CNOOC 등의 국영기업을 중심으
로 관련 합작사업 추진, 기술개발 등을 활발히 추진
하고 있으며, 그 대표적인 성과로 2012년에는 충칭지

역 푸링(Fuling) 광구에서 가채자원량 107 Bcm을 확
인함으로써 북미지역 이외에서 최초의 셰일가스 상
업개발을 달성하였다. 이를 본격적으로 확대하여 생
산목표량을 2015년 연간 5 Bcm, 2017년까지 10 Bcm

까지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4].

궁극적으로 중국은 2020년 생산목표를 현재 미국 
생산량의 약 10 ~ 20% 수준인 약 30~65 Bcm 으로 
설정하고 관련 계획을 추진 중에 있다. 이에 따라, 

2020년 이후에는 중국이 셰일가스의 본격적인 상업 
생산을 시작할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도 나오는 가
운데, 최근 우리기업들도 중국의 셰일가스 산업에 
많은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이는 중국의 풍부한 
자원량 등의 유망성에 부가하여, 우리와는 지리적으
로 가까우며, 셰일가스 및 천연가스 산업이 아직 초
기단계에 있어, 향후 우리기업들이 진출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가 있을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그러
나 중국의 셰일산업 발전은 이러한 기회나 이득의 
측면에 앞서, 위협적인 측면이 공존하는 것이 사실
이다. 즉, 중국의 셰일산업 발전은 기본적으로 중국
의 에너지안보와 경쟁력 강화에 큰 역할을 할 것이
고, 유관산업, 천연가스 배관, 운송, 전력 등 사회전
반의 인프라 구축과 기간산업 경쟁력 제고로 연계될 
수 있어, 중국과 협력 및 경쟁관계에 있는 우리의 입
지에는 불리한 점 또한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중국 셰일산업의 향방에 대한 우리
의 면밀한 관심과 대처가 필요하고, 이보다 더욱 절
실한 것은 중국 셰일산업의 발전에 따른 이득을 우
리가 어떻게 협력을 통해 공유할 수 있느냐 하는 전
략적 부분과, 중국 산업경쟁력 강화가 미칠 우리기
업에의 부정적 요소를 어떻게 슬기롭게 극복할 것인
가에 대한 정부, 기업 및 유관기관 별 대응전략의 수
립이라는 부분이다. 다시 말해, 중국 셰일산업의 발
전 가능성과 문제점에 대한 분석을 통해, 중국 셰일
개발이 우리에게 미칠 영향을 검토하고, 이를 긍정
적인 측면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매우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중
국 셰일자원 개발 및 관련 산업의 현황, 문제점과 해
결과제 및 중국 정부를 중심으로 한 해결 노력과 지
원정책 등을 조사, 분석하여 우리기업들이 중국 셰
일산업의 미래를 조망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하며, 

나아가 지정학적, 경제적으로 밀접한 우리의 대처, 

협력 및 참여 방안 수립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II. 셰일가스 개발의 문제점과 고려사항

중국의 셰일가스 분지는 Fig. 1에 도시된 바와 같
이 중국 중서부 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에 분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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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으며, 그중 자원량이 가장 큰 지역은 남부의 
쓰촨(Sichuan) 분지와 서부의 타림(Tarim) 분지를 
꼽을 수 있다. 특히, 쓰촨과 충칭(Chongqing) 지역
은 중국 내 셰일가스 개발에 성공한 지역으로 크게 
주목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나, 현재 중국의 모든 유
망분지에서 셰일가스 개발이 상업성을 가지기에는 
풀어야 될 당면 과제들이 많이 남아있는 것이 사실
이다. 이에, 본 장에서는 중국의 셰일자원 개발에 문
제로 여겨지고 있는 대표적인 인자들에 대하여 검토
하여 보고자 한다.

이미 상업적 개발에 성공한 북미 셰일가스 산업
을 간략히 살펴보면, 잘 갖춰진 도로, 천연가스 배관
망, 설비 등의 관련 인프라 시설이 우수하고, 현재 
셰일자원의 개발에 핵심적인 수압파쇄 공정을 위해 
요구되는 수자원의 공급이 유리하다. 또한, 미국의 
경우 주요 거점지역으로의 지리적 접근성과 상대적
으로 셰일가스 지층이 천부의 얕은 심도에 부존하고 
있어 지질학적 측면에서도 유리한 점들이 많다[19].

반면 중국의 경우, 대표적인 셰일지층의 자극을 
위해 요구되는 수압파쇄공법을 시행하기에는 상대
적으로 수자원이 부족한 지역이 많고, 심지어 일부 
분지는 사막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다른 지역의 경
우에도, 일부 분지는 산악지역에 위치하여 셰일자원 
개발을 위한 장비의 접근이나 설치의 어려움은 물
론, 주요 도시와의 지리적 접근성, 도로망, 수자원 
및 천연가스 배관망, 관련 설비의 조달 등 유관 인프
라가 턱없이 불리한 지역이 상당히 있다. 더욱이 근
원암 형성의 측면에서 중국 셰일지층들은 호성, 육
성, 해성기원으로 유기물 함량 및 파쇄성능 등과 관
련된 지질학적 특성을 달리하며, 지층의 지질구조학
적 복잡성과도 연관되어 있다. 또한 오래 전에 형성
되어 상대적으로 깊은 심도에서 나타나 시추와 완결 

등 개발공정에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이렇듯 중국의 셰일분지는 다양한 공통적 문제점과 
지질학적 특성 등에 기인한 지역별로 다른 문제들
이 복합되어 있어서, 각 지역이 가지는 특성과 복합
적 요소를 모두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2.1. 수자원 부족 및 환경오염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현재 미국을 중심으로 셰

일지층의 개발에 주로 사용되고 있는 지층자극 기술
은 물을 활용한 수압파쇄공법이다[18]. 이는 막대한 
수자원을 대용량 초고압의 펌프를 통해 치밀한 지층
에 주입함으로써, 셰일지층에 균열을 생성시켜 유동
성을 개선하여 근원암 셰일지층에 함유되어 있는 천
연가스와 오일을 생산하는 방법이다. 일반적으로, 

수압파쇄법은 시추공당 대략 400만 갤런의 수자원
이 사용되기에 이는 가용 수자원이 풍부한 지역에 
적합한 방법이다.

수자원 측면에서 중국의 수자원량은 2.8 Tcm으
로 세계 4위의 수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수자원 대국
이다. 언뜻 이러한 수치는 중국 셰일개발을 위한 수
압파쇄공법 적용과 이를 위한 용수공급에 문제가 없
을 것으로 보이지만, 중국에서의 수압파쇄 공법에 
부정적인 요인은 다른 점에 기인한다. 즉, 중국이 세
계 4위의 수자원 부국임에도 불구하고, 국민 1인당
의 가용 수자원량은 아래 Fig. 2에 제시된 도표에서 
보듯이 세계 평균의 1/4에 불과한 수준이다.

이에 따라, 대량의 수자원을 요구하는 수압파쇄
공법을 중국 셰일분지에 광범위하게 장기간 적용하
기엔 현실적인 제약과 한계가 큰 것이 사실이다. 이
에, 현재 중국의 가용 수자원량 부족을 초래하는 대
표적인 문제점들을 조사하고 개선을 위해 요구되는 
사항을 다음에 요약하였다.

Fig. 2. The useable water resource amount per head

[13, 16, 26].Fig. 1. China's shale gas/oil distribution[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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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넓은 사막지역 : 중국의 사막지역은 전 국토의 
27.4%(265만 km2)를 차지할 정도로 방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에 부가하여, 현재 매년 서울면적의 
약 4배에 해당하는 면적(2,460 km2)이 추가적으로 
사막화되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11, 27]. 중국 셰일
가스 주요 매장지 중의 하나인 타림분지가 이러한 
사막화 지역에 포함되어 있어, 개발에 난제가 있으
며 중국의 북서쪽 지역이 광범위한 사막화지역이다.

② 수자원 분포의 불균형 : Fig. 3에 제시된 중국 
수자원 분포도에서 보듯이 중국 수자원의 80% 이상
이 양쯔강 유역과 그 이남 지역에 분포하고 있다. 이
는 남중국 지역에 위치한 쓰촨이나 충칭, 양쯔이 등
의 대규모 분지의 개발에는 유리한 것으로 보이나, 

조사에 따르면 이 지역의 경우, 수자원 오염이 심각
해 현재수준에서도 가용 수자원이 부족한 상태이다.

③ 가용 수자원 오염 : 중국의 532개 담수지역 중
에서 약 436개의 강과 호수가 오염되어 있고, 15개 
주요도시 인근 강들 중에서 13개 지역이 오염되어 
있는 상태로 조사되었다. 부가적으로, 도시 하수처
리시설의 미비와 기업의 내부 폐수처리 시설 미보유 
등 환경문제에 대한 경각심 부족으로 수자원 오염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6].

④ 낡은 수리 시설 : 중국의 수리 시설 및 배수 시
스템이 노후되어 누수로 인해 소비되는 물의 양이 
전국적으로 6 Bcm 에 달하는 정도로 방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중국은 매년 홍수와 가뭄피해가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주요 하천과 댐, 

저수지의 수량도 예년의 40~50% 수준으로 떨어져 
식수난마저 확산되고 있다. 이에 중국은 효율적 수
자원 관리 시스템이 필요해 보인다[9].

⑤ 높은 인구밀도와 수요 : 대표적인 남중국 분지
인 쓰촨 분지의 주변에는 중공업이 발달한 도시가 
많아서 기본적인 인구밀집도가 높고, 수자원의 수요
가 많다. 이러한 높은 인구밀도에 기반한 식수, 생활
용수 등의 수자원 수요가 높고, 상대적으로 환경문
제에 대비한 처리시설이나 하수도망 등의 기간시설 
부족인 상대적인 수자원 부족을 가중시키고 있다.

결과적으로, 이와 같은 상황에서 셰일자원 개발
을 위한 수압파쇄공법과 같은 다량의 수자원이 소요
되는 작업을 장기간, 대규모로 진행하는 것은 현실
적으로 불가능한 수준으로 판단된다. 오히려 현재에
도 수자원의 공급과 활용에 많은 문제가 있는 상황
이며, 이 지역에서의 무리한 셰일자원 개발 추진은 
단순히 셰일가스 산업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
라, 주변산업에까지 피해를 줄 수 있어, 중국 셰일가
스 개발이 장기적인 관점의 접근이 요구되는 대표적
인 이유 중의 하나로 생각된다.

수자원 부족에 부가하여, 환경오염적 측면에서, 

셰일자원 개발을 위한 수평시추 및 수압파쇄공법은 
수자원 부족뿐만 아니라, 수자원 및 토양의 오염에 
대한 우려와 가능성이 있다. 오염의 주요 원인은 수
압파쇄공정에서 사용되는 산과 살균제, 점토 안정
제, 부식 억제제, 마찰 분해제 등과 같은 화학제품에
서 기인된다고 볼 수 있다. 사용되는 수압파쇄 첨가
제의 종류에 따라서 그 정도는 다르나, 일부 공법에 
사용되는 260 여 가지의 화학물질 중에는 수생생물
에 유해하거나, 급성독성 및 발암 물질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23]. 대표적인 중국지역의 
실제사례로는, 오염된 지하수로 인해 중국의 셰일
개발 우선지역 13 곳 중의 하나인 후난(Hunan)에서 
생산된 쌀 36%의 카드뮴 수치가 중국 식품 표준치
보다 높은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된 바 있다[27]. 그 
외에도 셰일지층을 시추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
경 문제로는 대기오염과 소음공해, 토질오염 등이 
제시되고 있으며 특히, 수질오염과 같은 경우 수
자원 부족문제와 연결되기 때문에 중국의 셰일가스 
개발에 있어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과제 중의 하나
이다.

2.2 복잡한 지질구조
앞에서 간략히 전술한 바와 같이, 중국 셰일분지

의 지질학적 특징은 미국 등 북미의 경우와는 상당
한 차이가 있고, 상대적으로 불리한 입지에 있는 것
으로 보인다. 우선, 중국 셰일분지는 유기물이 풍부
한 셰일기원이 해성 환경에만 국한되지 않고 호성, 

하성 등 육상 환경도 존재한다는 점이다. 미국은 
Barnett, Marcellus 셰일 등 해성환경 기원의 셰일Fig. 3. China's water resource distribution[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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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 플레이가 많이 발달한 반면, 중국 셰일은 해성 
환경, 해성-육상 전이환경, 육상 환경 등 다양한 기
원의 셰일가스 플레이가 존재한다. 중국 분지 내에
서 해성 환경의 셰일은 주로 양쯔 플랫폼(Yangtze 

platform)과 타림 분지, 북중국 지괴와 쓰촨 분지의 
고생대 지층에 분포하며, 해성-육상 전이환경의 셰
일은 북쪽지역, 북중국 지괴와 쓰촨 분지의 중생대
와 신생대 초 지층에 분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육상 환경은 대부분 호성 환경으로 준가얼 분지
(Junggar basin), 투하 분지(Tuha basin), 오르도스 
분지(Ordos basin), 쑹라오 분지(Songlio basin), 보
하이만 분지(Bohai Bay basin)의 중생대와 신생대 
지층에 분포한다. 이러한 퇴적환경의 차이는 유기물
이 풍부한 셰일의 공간적 분포뿐 아니라 암상, 층서, 

광물조성, 유기물 유형 등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중국 셰일자원의 개발
을 위해서는 이러한 셰일저류층의 퇴적환경 해석이 
개발에 필수적인 요소로 고려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북미 지질과는 다르게 중국 셰일자원 
부존 지역은 복잡한 지구조운동에 따른 다양한 특성
이 확인된다. 유라시아판 내에 위치하는 중국대륙은 
세계적으로 가장 복잡한 지구조 지역 중 하나이다. 

지구역사 상 여러 번의 지구조 운동은 대륙 내에 습
곡 및 단층을 복합적으로 형성시켰으며 이로 말미암
아 소분지 및 플랫폼 형성에 영향을 주었다. 특히 팔
레오세 이후 인도판이 유라시아판 아래로 섭입하면
서 히말라야 산맥과 함께 티벳지역에 대규모 단층 
및 습곡대를 형성하였다(Fig. 4). 이는 대륙 내 기존 

단층들을 재활성화시키며, 강한 변형작용이 발생하
여 점토광물의 조성변화 및 균열/단층 등 지질구조
가 발달하게 되고, 지역적으로 열적성숙도가 다양하
게 확인된다. 뿐만 아니라 지구조 운동의 영향으로 
유기물이 많은 셰일층을 침식시키고, 불균질성의 특
징도 발생시켰다[7]. 이러한 복잡한 지질구조로 인
하여 중국의 셰일가스 매장지는 미국 지질여건에 맞
춰진 현 기술을 적용하기엔 한계가 있다. 또한 중국 
셰일가스 매장층이 지하 4~6 km에 위치하여 미국
(평균 2~3 km)보다 깊기 때문에 중국 지질여건에 
적합한 자원평가 기술방법의 도입과 모니터링, 탐사
개발 등의 기술표준 및 규범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29].

2.3. 인프라 및 개발기술 부족
중국은 셰일가스 및 수자원 운송을 위한 인프라 

(상/중/하수도, 천연가스 배관망, 접근 도로, 처리시
설 등)와 천연가스의 공급을 위한 인프라(천연가스 
배관망, 공급기지, 주요도시 기반시설, 수송거리 등) 

모두가 상당히 부족한 상태이며 이를 구축하기 위해
서는 많은 자본과 시간이 요구될 것으로 보인다. 이
미 중국정부는 관련 인프라 구축이 우선적으로 요구
되는 중국 북부지역을 중심으로 중앙아시아와 연계
하는 서북 파이프라인, 러시아와 연계하는 동북 파
이프라인 등 체계적인 인프라 확충을 진행 중에 있
다. 그러나 그 밖의 상/중/하수도망이나 수처리 설
비 등의 문제는 물론 중국의 지역적, 사회적 특성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부분이 많아 단기적인 개
선이나 성과를 기대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많은 것
도 사실이다.

이와 같은 셰일자원 개발 및 천연가스 공급 인프
라 부족에 더하여, 중국의 셰일개발 비용은 복잡한 
지질구조와 깊은 매장심도 등으로 인해 미국 등 북
미지역에 비해 훨씬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실제로, 미국 Arkansas Fayetteville의 
셰일가스정 1공당 개발비용은 약 230만 달러인데 비
해, 중국 쓰촨 지역의 셰일가스정 개발비용은 약 
1,400만 달러가 소요된다[25]. 중국의 상황과 유사하
게 상대적으로 깊은 심도에서의 개발된 캐나다 일부
광구에서는, 공당 약 1,000~2,000만 달러의 개발비
용이 소요되는 경우도 있어, 단순한 산술적인 비교
만으로 판단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을 수 있으나, 

중국 셰일개발에 있어서 개발비용의 절감은 주요한 
이슈로 대두되어 있다. 이에, 중국 정부는 쓰촨에서
의 개발비용을 800만 달러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기
술개발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 중국에서 개최된 셰일가스 관련 국제행사

Fig. 4. Active tectonics of Asia surrounding China 

[20,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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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에서 CNPC 관계자는 이러한 기술개발, 단가
절감에 대한 노력을 사천분지를 중심으로 소개한 바 
있다. 대표적으로 CNPC는 2011년 중국 최초의 셰일
가스 개발을 위한 수직/수평시추를 진행하였으며, 

이때 수직 2,838 m, 수평 1,079 m의 굴착에 성공하였
다고 밝혔다. 실제 생산정 개발에 있어서는 시멘팅, 

벤팅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였고, 주입이수의 누
수문제 또한 많이 발생하였다. 뿐만 아니라 2015년
부터는 새로운 환경규제가 시행되어 이러한 문제가 
더욱 확장될 것으로 우려하였다. 특히, 수평구간에
서의 누수가 훨씬 심하며, 시추작업 자체도 좌굴문
제나 시멘팅 품질 문제 및 케이싱 변형 등의 문제 
해결은 상당히 도전적인 과제임을 밝혔다. 그러나 
최근 셰일광구의 시추개발기간은 1~2개월 정도, 평
균 공기가 2개월로서 기존보다는 많이 개선되었고, 

이러한 점에 추가하여 향후 ① 지질/암석역학적 분
석을 통한 평가 필요, ② 최적의 시추달성을 위한 궤
도설계, ③ 실제 시추작업에서의 시멘팅, 좌굴 등 운
영문제 대처, 해결방안 도출, ④ 파쇄효율성, 최적화 
방안 등에 대한 연구와 기술개발의 필요성 및 확보 
의지를 피력하였다. 다른 한편으로는 중국의 셰일저
류층 압력이 상당히 높아 생산측면에서는 유리할 수 
있으나 시추적인 측면에서는 다수의 문제가 발생될 
수 있어, 가스리프팅, 드릴비트 개발, 지오스티어링 
기술 등에서 다양한 새로운 접근을 시도하는 등 해
결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다.

지질학적 측면에서는, 중국 셰일분지의 경우도 해
성기원 분지가 TOC 등의 측면에서 육성기원에 비
해 좋은 품질을 보였고, 지질학적 유망성 지표에서
는 중국분지가 미국의 주요분지와 비교하여 결과가 
나쁘지 않은 것으로 소개하였다. 다만, 현재 중국의 
개발비용은 미국의 경우에 비해 여전히 약 3~4배 높
은 편으로, 최적의 지상설계 및 개발지역 선정, 비용 
절감방안, 전문기업, 지역적 특성에 맡는 개발계획 
수립과 개발 지표의 표준화가 필요하고 비용절감, 

최적 개발설계를 위한 기술력 확보가 관건이라는 점
을 다시 한번 강조하였다. 결과적으로, 현재까지의 
중국 셰일개발 기술은 초기 기술적 분석과 평가가 
부족한 채 바로 개발로 진입함에 따른 실패와 여러 
부작용을 경험하였으며, 향후 보다 체계적이고 단계
적인 접근과 기술개발에 적극적이고 많은 투자가 필
요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신기술 개발과 비용절감
을 위해서는 미국 등 선진기업에서 적용한 기술의 
도입 및 확보가 필요하며, 개발 계획수립 및 현장운
영 등에서 표준화된 절차와 매뉴얼 등과 같은 체계 
수립과 중국지질학적 특성과 환경문제와 수자원 공
급 등에 대한 여러 가지 부가적인 문제를 복합적으

로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III. 셰일가스 개발관련 정책 및 지원

2013년 10월 22일, 중국 에너지국은 ‘셰일가스 산
업정책’을 발표하고, 셰일가스 개발을 국가 전략적 
신흥 산업에 편입한다고 밝혔다. 셰일가스 산업정책
의 주요내용에는 산업관리 및 기술과 시범구역 건
설, 시작 및 운송, 에너지 절약 및 환경보호와 관련
된 내용이 제시되어 있다. 이를 통해 중국 정부는 지
질, 탐사 및 시추 작업이 가능한 설비, 장비를 갖추
고 이와 관련된 전문 인력 양성과 기술 교육을 적극 
장려하며, 시장 다원화를 통한 셰일가스 시장을 확
대하고자 시도하고 있다. 또한 자연보호구역 및 식
수용 수자원 보호구역 등 셰일가스 탐사개발 활동 
제한 지역을 지정하여, 환경적 영향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의지를 피력하였다. 산업정책적 측면에서는 셰
일개발 보조금 지원이나 셰일가스 개발기술 장려 및 
관련 장비류의 관세 면제 등 다양한 지원정책도 제
시하고 있다. 관련된 내용은 Table 1에 정리하였다.

최근 중국 에너지국은 ‘2014년 에너지 업무 지
도의견’에서 1차 에너지 소비 중 천연가스의 비중을 
2015년까지 8%로 확대한다는 목표와 더불어, 셰일
가스 등 비전통 천연가스의 개발을 확대할 계획이라
고 밝혔다[12]. 또한, 2014년 자국 내 천연가스 생산
량을 131 Bcm으로 확대하고, 그 중 셰일가스와 CBM

의 생산규모를 각각 1.5 Bcm와 18 Bcm으로 계획하
고 있다. 또한 민간기업의 셰일가스 분야 진입을 확
대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과 보완을 진행 중에 있다. 

과거, 석유와 가스는 중국 내 4개의 국영석유기업에 
한하여 개발이 가능하였던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 

2011년 말 중국 국무원은 셰일가스를 단독 광물로 
분류, 구분하였고, 2012년 6월 에너지국은 민간자본
의 에너지 분야와 석유가스 탐사 개발 분야에 투자
를 장려하는 등의 활동을 보인바 있다[8].

이와 같은 정책적, 제도적 지원과 같은 거시적 관
점에서의 노력에 부가하여, 앞 장에서 검토된 각 세
부주제에 대한 별도의 지원정책이나 노력이 진행되
고 있으며, 본 장에서는 각 세부요소별 지원 및 추진 
동향에 대하여 조사, 분석하였다.

3.1. 환경 및 수자원 보호
중국 정부는 자국의 환경보호를 전제로, 셰일가

스 개발 사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특히 수압파
쇄와 관련하여 수자원 확보와 관련된 여러 법안을 
제시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2002년에 개정된 중국
의 수자원 관련 법안에 따르면, 수자원의 사용은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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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와 농촌 거주자들의 생활과 관련된 수요가 우선되
며 농업, 산업 분야의 수요는 그 이후에 고려되어야 
한다고 명시적으로 선언되어 있다.

또한, 자연보호 구역이나 식수용 수자원 보호 구
역에 셰일가스 개발활동을 제한하는 등 환경보호에 
우선적인 염두를 두고 있다. 즉, 정부는 개발지역 주
변에서 생활하는 주민들의 식수확보와 환경적인 면
에서의 수자원 관련 요구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대
응책을 마련한 후, 셰일가스 개발에 필요한 수자원
을 확보하는 것을 중시하겠다는 대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중국정부의 수자원 확보정책으로는 ‘제12차 5개
년 계획’에서 ‘중수’ 활용과 관련된 구체적인 정책을 
제시한 것이 대표적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심각한 
물 부족을 겪고 있는 도시로 알려진 베이징, 톈진, 

칭다오의 경우, 이미 500 km 이상의 중수관이 설치
되어 있으며 기존 중수관의 확장과 새로운 중수 공
급관 설치를 병행할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랴오닝은 
오염물질 배출량 감소를 위해 900곳 이상의 오수처
리시설을 건설하고, 하루 오수처리량을 1 MMcm까
지 끌어올릴 계획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넓은 범위
로 물을 공급해주는 지선 관망과 중수 관망과 같은 
인프라 부족으로 중수가 필요한 곳까지의 공급이 어
려운 것이 현실이고, 현재 상수도 요금에는 오수 재
활용을 위한 처리비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중수
처리 비용을 해당 기업이 부담해야 한다는 갈등요인
이 존재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중수도가 미치지 않
는 곳까지는 트럭 등의 운송수단으로 직접 운반을 
해야 하므로 운송비가 추가적으로 부담될 수 있어, 

중수생산은 적자를 면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정
책
주
요
내
용

산업관리 및
산업기술 정책

① 지질, 탐사 및 시추작업이 가능한 설비, 장비를 갖추고 전문 인력을 양성
② 셰일가스 채굴에 부합하는 세계기술 표준을 갖추고 불가능할 시 천연가스 기술표준으로 대체 
③ 산학 연구기관을 동원해 신기술 개발
④ 국가에너지 셰일가스 연구와 실험센터, 기타 연구개발 플랫폼 설립
⑤ 국가 셰일가스 전문가 양성을 강화하고 다방면의 기술 교육을 장려

시범구역 건설

① 셰일가스 탐사개발 시범구역 건설 장려, 선정기준은 규모와 대표성
② 시범구역은 탐사개발 기업이 연합해 건설
③ 셰일가스 시범구역이 선정되면 우선 지역이 돼 다른 셰일가스 매장지 개발의 선험사례로 지정
④ 셰일가스 시범구역 시스템은 일체화 관리 공정 지향, 자원의 고효율 생산 우선

시장 
및 운송

① 셰일가스 시장 확대를 위해 개발기업, 유통기업 및 도시가스 영업기업 등 시장의 다원화 장려
② 셰일가스의 소비활성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생산가와 소비가를 일치
③ 거래규약을 만들어 공급, 운수, 소비 3자 관계를 원만하게 형성
④ 도시가스로 활용 가능하므로 현재 사용하는 도시가스 파이프망에서 공급

에너지 절약 및 
환경보호

① 국가 표준 효율방식, 국가 고효율 상품 인증방식에 따라 가스절약과 고효율 에너지 개발을 목
적으로 진행

② 탐사개발 시 환경보호를 원칙, 시추과정에서 필요 이상의 시추 금지
③ 수자원 절약, 식수사업, 공사폐기물을 환경영향에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처리
④ 시추시 발생하는 지하수와 수압 파쇄 시 사용된 수자원은 모두 재활용. 여기서 발생하는 오폐

수는 사전에 환경영향평가를 받고 방류
⑤ 고체폐기물은 환경영향 평가에서 지정한 양만큼 권장 처리 방법으로 폐기
⑥ 자연보호구역, 명승고적지, 식수용 수자원 보호구역, 재해발생가능지역 등에서 셰일가스 탐사

개발 활동 불가

지
원
정
책

재정지원
① 셰일가스 개발 사업을 국가 전략적 신흥 산업에 편입. 개발에 필요한 자금 확대
② 셰일가스 개발 및 이용 보조정책 관련 통지에 의거해 지방재정의 여건에 따라 셰일가스 개발

업체에 보조금을 직접 지원하도록 장려

과세우대
① 정책에 따라 광산자원보상비, 광권 비용, 연구실시자원세, 증치세, 소득세 공제
② 셰일가스 개발에 한해 외국기술, 장비류의 관세 면제

기술지원
① 셰일가스 개발 성공 및 이용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해외 선진기술 도입 장려
② 셰일가스 분석검측기술, 수평시추기술, 가스정 수평프레스기술, 마이크로진동 검측기술 등 해외 

핵심기술을 중국에서 수입하기 쉬운 환경 마련

Table 1. The industrial policy for the shale gas in China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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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중국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중
수시장이 발전하고, 이러한 계획이 현실적인 성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중수 사용이 가능한 기반환경 제
공, 중수 사용의 장려와 관련된 법률과 정책의 뒷받
침과 중수 배분의 적절성 등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관련 문제점에 대한 선제적 해결노력이 필요한 것으
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중국 정부의 정책적 지원
이나 의지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상/중/하수도망의 
정비는 막대한 투자와 상당한 시간이 요구될 것으로 
보이며, 이는 중국 셰일산업 발전에 있어서 장기적
인 제약을 가하는 주요한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우리기업이나 정부의 경우, 중국의 상/중/

하수도망과 같은 기간산업, 환경오염 저감사업 및 
도시인프라 구축 사업 등에 협력방안이나 셰일개발, 

천연가스 산업과 연계한 공동사업 참여 등에 관심과 
노력도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3.2. 기반 시설 및 인프라 개선
중국의 노후화된 천연가스 관련 기반시설은 오랫

동안 중국의 천연가스의 보급, 이용과 개발을 제한
해 온 주요한 요인이다. 중국은 아직까지 전력망, 천
연가스 배관망 등의 국가 에너지망의 구축이 불완전
하여, 중국 전역에서의 지역 간 분배 작업을 진행하
지 못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중국은 제12차 
5개년 계획(‘11-’15) 기간 동안 44,000 km에 달하는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구축을 진행 중이다. Fig. 5는 
중국에서 구축을 진행 중인 천연가스 배관망을 포함
한 전체 천연가스망을 도시한 그림이다. 여기서, 중
국 정부는 특별히 많은 셰일가스 자원량이 보고된 
쓰촨 지역과 타림 지역을 중심으로 파이프라인을 구
축해 나가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때, 타림지역은 

북경, 상해 등 동부 해안가에 위치한 주요 소비 도시
와의 먼 거리 때문에 파이프라인 구축작업은 상당히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은 한국과 비슷한 기후조건 덕분으로, 여름
보다 겨울철에 난방으로 인해 천연가스 수요가 크게 
증가하며, 하루 평균 50 MMcm 이상을 소비하는 것
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계절별 수요의 차이를 해
결하는 일반적인 방법은 하절기에 천연가스를 저장
탱크나 고갈대수층 등에 비축하고, 이를 겨울철에 
다시 공급하는 것이다. 그러나 중국은 천연가스를 
저장할 수 있는 비축기지가 매우 부족하여, 2012년 
기준, 천연가스를 저장할 수 있는 용량은 전체 천연
가스 소비량의 약 1.7%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져 있
다. 이에, 중국 정부는 2015년까지 천연가스 소비량
의 약 9%인 22 Bcm을 저장할 수 있도록 개발 진행 
중이다[24].

3.3. 국제협력 확대 및 가격 정책
앞 장에서 검토된 중국의 복잡하고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질학적 조건을 극복할 수 있는 개발 기술
의 확보와 발전은 중국 셰일산업 발전의 가장 주요
한 선제조건이다. 현재 중국의 셰일가스 개발기술은 
CNPC, Sinopec 등의 중국 국영기업과 Shell, Exxon, 

BP 등의 세계 메이저 셰일가스 개발사들과의 공동
투자 사업 및 공동연구 등으로 기본적인 기술력은 
확보된 상태로 보인다. 그러나 개발단가 및 경쟁력
의 측면에서, 중국의 복잡하고 열악한 지질구조에 
미국 등 북미지역의 지질학적 특성에 최적화되어 개
발된 현재의 기술을 그대로 적용하기엔 한계가 있다
는 분석이 더 힘을 얻고 있다. 이에 중국은 독자적인 
기술력과 인프라를 확보하기 위해서 국영석유기업 
뿐만 아니라 민간기업 및 외국 기업과의 투자 및 공
동연구를 더욱 활성화하고자 다각적인 노력과 지원
책을 제시하고 있다. 아울러 높은 초기 투자비용이 
중국 셰일가스 개발의 커다란 걸림돌로, 이를 해결
하기 위한 가격 정책 수정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본 
절에서는 이러한 두 가지 측면에서의 중국 셰일산업
과 관련된 정책과 지원동향을 조사, 분석하였다.

3.3.1. 국제협력 확대
중국은 2001년 WTO에 가입하면서 2002년에 수

법(중화인민공화국수법)을 개정하고, 외국인 투자와 
사업 참여를 허용하기 시작하였다. 중화인민공화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와 상무부에서는 해외 
투자자들의 산업 관련 규정안(2011 개정)을 발표하
였고, 2012년 1월 30일부터 본격적으로 관련 정책을 
시행하였다[15]. 이후 중국 셰일가스 시장은 국내, Fig. 5. Natural gas infrastructure in China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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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자본가 및 계약 합작 투자사에게 개방되었으
며, 셰일가스를 비롯한 비전통 천연가스 자원의 탐
사와 관련하여 중국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
었다.

실제, 중국은 지난 2012년 10월에 시행된 셰일가
스 제2차 광구 입찰에서, 이미 자국 민간기업의 참
여를 허용한 바 있으며, 2015년 상반기에 진행될 예
정인 제3차 셰일광구 입찰에서는 민간기업은 물론 
외국기업의 셰일가스 분야 투자를 허용할 방침이라
고 전해졌다. 또한, 이전까지 중국기업과 합자 또는 
합작 형태로만 참여가 허용되어왔던 외국기업에 대
해서, 향후에는 입찰에 직접참여를 허용할지에 대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12]. 그 외 셰일가스 
개발 산업과 관련하여 환경보호 산업을 외국인 산업 
투자지도목록의 장려 산업으로 포함하여, 12차 5개
년 기간의 전략적 신흥 산업에 외국인 투자를 유치
하는 계획을 밝혔다. 이렇게 중국은 셰일가스 개발 
산업의 빠른 성장을 위해 해외 기업의 투자와 협약
을 개방 ‧ 장려하고 있으나 아직은 관련된 직접적인 
권한이나 해외투자자들을 위한 별도의 인센티브 등
의 제도는 아직 구축되지는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
다. 따라서 여전히 중국 시장에 참여하려는 많은 해
외 기업들은 엄격한 산업 규정에 따른 어려움에 직
면하고 있다는 점도 유념할 필요가 있다[15]. 

결과적으로, 중국정부의 이러한 정책적 동향은 
앞에서도 간략히 언급한 바와 같이, 중국 셰일개발 
및 유관산업의 진출을 모색 중인 우리기업이나 정부
의 입장에서, 주요한 창구로서 활용될 수 있어 유념
하여 볼 부분으로 생각되며, 우리정부와 기업의 공
조 아래, 중국시장 진출을 위한 장기적인 포석을 기
반으로 단기적으로 중국과의 공식적인 협력에 보다 
큰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3.3.2. 가격 정책
다른 측면에서, 중국정부는 셰일가스와 같은 비

전통 천연가스 개발을 제한하는 요인 중의 하나인 
자국 내 천연가스 가격 개혁을 단행함으로써, 비전
통 천연가스 개발 여건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12]. 대표적으로 
2011년에는 셰일가스, CBM 등 비전통 천연가스의 
판매가격을 공급자와 구매자간 협상을 통해 결정토
록 하는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2013년 7월에는 비주
거용 가스 도매가격을 평균 15% 인상하는 등 가격
개혁을 단행하였다. 이와 같은 가격 개혁은 중국정
부가 추구하는, 시장에 의한 가격 책정방식이라는 
점에서 또 다른 의미가 있다.

중국의 천연가스 가격은 일반적으로 국제 시장 

가격 아래 통제된다. 천연가스에 대한 투자를 더 강
화하고, 가격 책정 시스템 및 시장변동에 따른 대응
책의 투명성을 높이며, 수입된 가스나 다른 연료와
의 시장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NDRC는 높은 가격
의 국제 유가와 근접하게 가스 가격을 책정하는 새
로운 시스템을 시행하였다. 2010년, NDRC는 중국 
내 일부 도시의 산업 전력과 관련된 사용료를 올렸
으며 2011년 말에는 중국의 남부 지방에서 천연가스 
가격 개혁을 위한 파일럿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이와 같은 정책은 2013년, 나머지 지역에도 적용되
었으며, 산업분야 뿐만 아니라 주거 분야의 모든 소
비자들에게도 평균 15%정도 가격을 상향 조정하였
다. 책정된 천연가스 가격은 장려되는 천연가스 소
비량과의 비율에 따라 점차적으로 낮춰지는 방향으
로 나아갈 것으로 알려졌다.

그 외 셰일개발과 관련된 개발보조금과 부가세 
문제에 관한 공고도 발표하였다. 2012년 11월 ‘셰일
가스 개발 이용보조금 정책에 관한 통지’를 통해 앞
으로 3년간 셰일가스 개발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앙정부의 보조금은 1 m3당 0.4

위안이며 지방정부도 적당한 수준의 보조금을 지급
할 것이라고 조사되었다. 또한 셰일가스를 발전소 
계통에 공급시 kWh당 0.2위안을 지급하며 그 외 세
수, 가격, 광권 관리 등에 대하여 장려 정책을 수립
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그 밖에 중국 정부는 2013년 
7월1일부터 석탄층 메탄가스, 셰일가스 분야에 대한 
개발 및 생산성 노무에 17% 증치세율을 적용한다고 
밝혔다[2].

결과적으로, 2012년 셰일가스 제 12차 5개년 발전 
계획을 시발점으로 중국은 본격적인 자국 내 셰일가
스 탐사와 개발을 추진하였고, 많은 해외 자산 매입
에도 적극적인 자세를 취해 오고 있다. 나아가, 중국 
정부는 셰일가스 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한 해외 투자
자, 천연가스 가격, 환경 및 수자원과 관련된 법안을 
수정, 보완하는 등 제도적 장치 마련에 꾸준히 노력
해 오고 있으며, 궁극적으로 이러한 중국 정부의 적
극적인 정책적 지원을 바탕으로 중국은 자국 셰일가
스 산업에 제기된 다양한 문제점을 개선해 나갈 것
으로 보인다. 다만, 본 연구의 조사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다양한 측면의 문제들이 존재하고 있고, 이의 
해결이 단기적으로 달성되기에는 한계가 있어, 장기
적인 관점에서 그 성과는 실현될 것으로 보인다.

V. 결 론

2014년 9월, 서울에서 열린 한중일 에너지 협력 
컨퍼런스에서는 급증하는 천연가스의 수요에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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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천연가스 시장의 안정화와 수입국들 간의 협력 
증진 필요성이 핵심적인 화두로 대두되었다. 특히, 

한중일, 동북아 3국은 천연가스 주요 수요처지만 공
급선이 한정된 탓에 유렵, 미국보다 높은 비용을 지
불해야하는 이른바 ‘아시아 프리미엄’이 있었다. 하
지만 최근 미국에서 셰일가스 생산이 본격화 되면서 
천연가스 수급 환경이 급변하고 있고, 최근 이러한 
동향은 셰일가스 산업의 미래로 일컬어지는 중국에 
대한 관심으로 전환되고 있다.

현재, 중국의 셰일가스 산업은 세계 최대의 셰일
자원량과 기술적 측면에서 빠른 성장세 등에 근거한 
낙관론과, 지질학적, 수자원/환경 문제나 인프라 문
제 등에 편승한 비관론이 팽팽히 대치하고 있는 형
국이다. 어떤 경우에도, 중국 셰일산업의 발전은 기
본적으로 중국의 에너지안보와 경쟁력 강화에 큰 역
할을 할 것이고, 유관산업, 천연가스, 배관, 운송, 전력 
등 사회전반의 인프라 구축과 기간산업 경쟁력 제고
로 연계될 수 있어, 지정학적, 경제적, 산업적 측면
에서 중국과 밀접한 협력 및 경쟁관계에 있는 우리
에게 상당한 영향과 시사점이 있을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중국 셰일자원 개발 및 관련 산업의 현
황, 문제점과 해결과제 및 중국 정부를 중심으로 한 
해결 노력과 지원정책 등을 조사하였고, 관련된 과
제와 향후 전망을 분석하여 제시하고자 하였다.

결론적으로, 중국의 셰일가스 개발은 수자원, 환
경, 인프라 및 지질구조 등에 연관된 다양한 문제점
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
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정부는 셰일개발 산업육성을 
위한 장기적이고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을 추진하고 
있으며, CNPC, Sinopec 등 주요 국영기업을 필두로 
자국 내 셰일광구 개발사업을 통한 관련기술 개발과 
CNOOC 등을 중심으로 한 해외자산 인수를 통한 
기술개발 등의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하였
다. 또한, 현재까지 중국정부의 정책적 지원과 의지
는 확고하여, 향후 중국은 자국 셰일가스 산업에 제
기된 다양한 문제점을 개선해 나갈 가능성은 큰 것
으로 보인다. 다만, 제기된 문제가 다양하고 해결에 
복잡한 과정이 요구되어, 이의 해결은 장기적인 관
점에서 실현될 것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시점에, 우리기업들이 중국 셰일산업의 
발전에 새로운 기회를 모색하고 동참하기 위한 노력
과 정부차원에서의 이러한 부분의 지원을 위한 중국
과의 협력방안 모색 및 향후 우리에게 미쳐질 영향
에 대한 대처방안의 수립은 중요하다. 몇 가지 예상
할 수 있는 상황으로는, 중국은 점차적으로 셰일가
스 상업 생산단계에 돌입하면서, 천연가스 운송 및 
저장을 위한 인프라 구축사업에 집중 투자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수자원수송
과 천연가스 배관망, 가스저장 시설과 같은 다양한 
인프라 개선 노력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상당하다. 

또한, 현재 중국정부가 공식적으로 외국기업에 문호
를 개방하고 있거나, 예정에 있는 영역은 개발기술
을 바탕으로 한 셰일자원 개발 산업과 환경기술 산
업 분야로, 이에 연관된 준비와 접근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측면에서, 현재 
중국의 셰일가스 개발 기술력 성장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셰일자원 개발과 직접적인 관련 분야 보다
는, 유관분야의 중장비, 설비, 강관 등 재료, 전자, 화
공 등의 서비스 분야에서 상대적 우위에 있는 기술
을 바탕으로 중국 셰일개발 산업에서 선도적인 진출
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이후 중국 셰일가
스 개발산업이 본격화되었을 때, 해당 시장은 물론, 

이와 연계된 산업분야에서 우리기업의 참여를 견인
하는 주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이다.

19세기 골드러시 당시, 수많은 나라에서 황금을 
캐기 위해 몰려들었지만 가장 성공한 사람은 황금을 
가장 많이 채굴한 자가 아닌, 청바지 사업가였다. 해
당 시점과 주변상황, 특성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성
과위주의 단기적 접근 보다는, 현재 중국에 진출해 
있는 다른 석유 메이저 기업들과 같이 장기적 관점
에서 지속적인 시도를 한다면 새로운 분야에서의 돌
파구는 있기 마련이라 생각된다. 다시 말해, 중국의 
자국자원개발에 대한 보수적인 입장을 고려하더라
도, 우리나라 역시 중국 셰일가스 사업에 진입할 때 
이와 같은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무엇보다 
중국 정부와 기업들의 동향을 예의 주시하고, 적극
적인 협력방안을 모색, 핵심을 파악하고 적절한 시
점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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