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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추계공동학술대회

중동의 사회·문화 변동과 아랍어 디지털 교육의 미래
| 일시 |   2023년 12월 2일(토)
| 장소 |   명지대학교 인문캠퍼스 MCC관 1층
| 주최 |   한국아랍어·아랍문학회, 한국중동학회, 명지대학교 중동문제연구소, 단국대학교 GCC국가연구소

세부일정 

시간 행사 내용

11:30~12:30 등록

12:30~12:50 개회식                                        장소 : 명지대 MCC관 1층 S10120

사회: 서정민 (한국아랍어·아랍문학회 총무이사, 한국외대)

⦁개회사: 최진영 (한국아랍어·아랍문학회 회장, 한국외대)
⦁환영사: 김정명 (중동문제연구소 소장, 명지대) 

송상현 (GCC국가연구소 소장, 단국대)

12:50~13:10 휴식 시간

13:10~15:10

제1부 언어·문학 분과
(한국아랍어·아랍문학회)

장소: 명지대 MCC관 1층 S10120

제2부 사회·문화 분과
(명지대 중동문제연구소)

장소: 명지대 MCC관 1층 S10119

좌장: 이인섭 (한국외대)

(Abū al-ʿAlāʾ al-Maʿarrī는 표절 시인이었나?)

⦁발표: Abdul Rahman Ballo (한국외대)
⦁토론: Salaheldin Elgebily (한국외대)

좌장: 신양섭 (한국외대)

걸프지역 주요 언론에 나타난 시아포비아 
보도 프레임 연구

⦁발표: 김수완 (한국외대)
⦁토론: 김성환 (명지대)

Teaching Arabic Language and Korean 
-Arabic Translation in the ChatGPT Era: 
Focusing on Non-Literary Text 
(ChatGPT 시대 아랍어 및 한국어-아랍어 
번역 교육: 비문학 텍스트를 중심으로)

⦁발표: 이계연 (한국외대)
⦁토론: Mohamed Elaskary (한국외대)

중세 순니파 무슬림의 반(反)유대교·기독교 
담론이 반(反)시아 담론에 미친 영향: 
이븐 타이미야의 사례를 중심으로

⦁발표: 김정명 (명지대)
⦁토론: 김형훈 (한국외대)



의료통역사의 대인적 역할에 관한 연구: 
한국어-아랍어 의료통역사를 중심으로

⦁발표: 신석하 (명지대)
⦁토론: 김보영 (단국대)

걸프 지역 시아 공동체 현황과 
순니파 무슬림 시민의 시아파에 대한 인식
-사우디아라비아와 바레인을 중심으로-

⦁발표: 안정국 (명지대)
⦁토론: 이경수 (한국외대)

동화번역에 나타난 언어문화적 이슈: 
유튜브 English Fairy Tales 채널의 
아랍어, 한국어 버전을 중심으로

⦁발표: 안희연 (단국대)
⦁토론: 백혜원 (한국외대)

아랍의 봄 이후 시아파 차별 정책과 
걸프 왕정의 정권 유지

⦁발표: 이수진 (한국외대)
⦁토론: 이주성 (한국외대) 

15:10~15:30 휴식 시간

15:30~17:30

제3부 정치·경제 분과
(단국대 GCC국가연구소)

장소: 명지대 MCC관 1층 S10120

제4부 학문후속세대 분과
(한국중동학회)

장소: 명지대 MCC관 1층 S10119

좌장: 최영철 (성균관대)

유대인 네트워크 확장의 교두보 UAE: 
걸프 아랍지역에서 세파르디 유대인이 
부상하는가?

⦁발표: 홍미정 (단국대)
⦁토론: 이효분 (한국외대)

좌장: 김강석 (한국외대)

소셜 미디어에서의 아랍어 양층언어현상에 
대한 고찰: 
아라비쉬(Arabish)와 뉴스 아랍어를 
중심으로

⦁발표: 김 단 (한국외대)
⦁토론: 문지영 (명지대)

중재자의 역할을 위한 경쟁: 
중동지역을 중심으로

⦁발표: 김은비 (국방대)
⦁토론: 안소연 (서울대)

이란 최고위직의 대규모 시위에 대한 인식

⦁발표: 이세은 (한국외대)
⦁토론: 홍인자 (한국외대)

걸프국가 소프트파워 강화 전략이 
한국 젊은이들의 중동에 대한 인식에 
미치는 영향 
-UAE,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를 중심으로-

⦁발표: 엄익란 (단국대)
⦁토론: 김은지 (한국외대)

페르시아어 색채어의 문화언어학적 분석

⦁발표: 추다연 (한국외대)
⦁토론: 곽새라 (한국외대)



이란 핵문제: 현황과 해결 전망

⦁발표: 마영삼 (고려대)
⦁토론: 이주한 (한국외대)

18~19세기 오스만 제국의 근대화 과정에서 
나타난 법과 의회의 발전 
-1792~1876년을 중심으로-

⦁발표: 김승권 (한국외대)
⦁토론: 박수현 (한국외대)

카타르의 소프트파워: 
독일로의 펀드 지원

⦁발표: 안찬혁 (독일 에르푸르트대)
⦁토론: 최지현 (명지대)

중동과 동남아 간 할랄의 글로벌 인정 스킴 
주도권 경쟁

⦁발표: 조영찬 (단국대)
⦁토론: 노다솔 (한국외대)

17:30~18:30 폐회식                                                  장소: MCC관 1층 S10120

⦁폐회사: 홍미정 (한국중동학회 회장, 단국대)

17:30~18:30 총회                                                   장소: MCC관 1층 S10120

⦁한국중동학회
사회: 송상현 (한국중동학회 총무이사, 단국대)

⦁한국아랍어·아랍문학회
사회: 서정민 (한국아랍어·아랍문학회 총무이사, 한국외대)





Fall 2023 Joint Academic Conference

Sociocultural Changes in the Middle East and the Future 
of Arabic Digital Education

| Date |   December 2, 2023
| Venue |   Myongji University Humanities Campus (MCC Building, 1st Floor)
| Hosted by |   Korean Association of Arabic Language and Literature (KAALL), Korean Association of Middle East Studies 

(KAMES), Institute of Middle Eastern Affairs (IMEA), Myongji University Gulf Cooperation Council (GCC) 
Institute, Dankook University

세부일정 

Time Conference Schedule

11:30~12:30 Registration

12:30~12:50 Opening Ceremony                       Venue: S10120, 1st Floor, MCC Building 

Moderator: Jungmin Seo (General Manager of KAALL,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Opening Speech: Jinyoung Choi 
(President of KAALL,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Welcome Speeches: Jeongmyoung Kim
(Director of IMEA, Myongji University)
Sanghyun Song
(Director of GCC Institute, Dankook University)

12:50~13:10 Break Time

13:10~15:10

Session 1: Language and Literature
(Korean Association of Arabic 

Language and Literature)

Venue: S10120, 1st Floor, MCC Building

Session 2: Society and Culture 
(Institute of Middle Eastern Affairs, 

Myongji University)

Venue: S10119, 1st Floor, MCC Building

Chairperson: Inseop Lee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Was Abū al-ʿAlāʾ al-Maʿarrī involved 
in poetry plagiarism?)

⦁Presentation by: Abdul Rahman Ballo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Discussion by: Salaheldin Elgebily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Chairperson: Yangsup Shin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A Study of Different Reporting 
Perspectives on Shiaphobia by Major 
Media Outlets in the Gulf Region

⦁Presentation by: Suwan Kim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Discussion by: Seonghwan Kim
(Myongji University)



Teaching Arabic Language and 
Korean-Arabic Translation 
in the ChatGPT Era: 
Focusing on Non-Literary Text

⦁Presentation by: Kyeyoun Lee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Discussion by: Mohamed Elaskary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The Influence of Anti-Judaic and 
Christian Discourses of Medieval 
Sunni Muslims on Anti-Shia 
Discourses 
-Focusing on the Case of 
Ibn Taymiyya-

⦁Presentation by: Jeongmyoung Kim
(Myongji University)

⦁Discussion by: Hyunghoon Kim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A Study on the Interpersonal Roles 
of Medical Interpreters: 
Focusing on Korean-Arabic Medical 
Interpreters

⦁Presentation by: Sukha Shin
(Myongji University)

⦁Discussion by: Boyoung Kim 
(Dankook University)

Status of the Shia Community 
in the Gulf Region and Perceptions 
of Shia by Sunni Muslim Citizens
-Focusing on Saudi Arabia and 
Bahrain-

⦁Presentation by: Jungkook Ahn
(Myongji University)

⦁Discussion by: Kyungsoo Lee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Linguistic and Cultural Issues 
in Fairy Tale Translation: 
Contrasting the Arabic and Korean 
Versions of the YouTube English 
Fairy Tales Channel

⦁Presentation by: Heeyeun Ahn
(Dankook Univesity)

⦁Discussion by: Hyewon Baek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Shia Discriminatory Policies and 
Gulf Monarchies beyond the Arab Spring 

⦁Presentation by: Soojin Lee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Discussion by: Joosong Lee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15:10~15:30 Break Time



15:30~17:30

Session 3: Politics and Economics 
(GCC Institute, Dankook University)

Venue: S10120, 1st Floor, MCC Building

Session 4: Future Generations 
(Korean Association of Middle East Studies)

Venue: S10119, 11st Floor, MCC Building

Chairperson: Youngchol Choe 
(Sungkyunkwan University)

The UAE, A Bridgehead for Jewish 
Network Expansion: 
Are Sephardic Jews on the Rise 
in the Gulf Arab Region?

⦁Presentation by: Mijung Hong
(Dankook University)

⦁Discussion by: Hyobun Lee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Chairperson: Kangsuk Kim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An Overview of Arabic Diglossia 
in Social Media: 
Focusing on Arabish and the Arabic 
Language Used in News Media

⦁Presentation by: Dan Kim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Discussion by: Jiyoung Mun
(Myongji University)

Competition for Mediation 
in the Middle East

⦁Presentation by: Eunbee Kim
(Korea National Defense University)

⦁Discussion by: Soyeon Ahn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Perceptions of Top Officials 
toward Mass Protests in Iran

⦁Presentation by: Saeeun Lee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Discussion by: Inja Hong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Impact of the Gulf Countries’ 
Soft Strengthening Strategy 
on Korean Youths’ Perceptions 
of the Middle East 
-Focusing on UAE, Qatar, and Saudi 
Arabia-

⦁Presentation by: Ikran Eum
(Dankook University)

⦁Discussion by: Eunji Kim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An Analysis of Persian Color Terms 
from the Perspective of Cultural 
Linguistics

⦁Presentation by: Dayeon Chu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Discussion by: Saera Kwak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Iranian Nuclear Issues: 
Current Status & Prospects 
for Resolution

⦁Presentation by: Youngsam Ma
(Korea University)

⦁Discussion by: Joohan Lee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Development of Law and Parliament 
during the Modernization 
of the Ottoman Empire in the 18th 
and 19th Centuries, 1792~1876

⦁Presentation by: Seunggwon Kim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Discussion by: Soohyun Park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Qatar’s Soft Power:
Fund Support to Germany

⦁Presentation by: Chanhyeok An
(University of Erfurt, Germany)

⦁Discussion by: Jihyeon Choi
(Myongji University)

Competition between the Middle East 
and Southeast Asia to Lead 
the Global Halal Accreditation Scheme

⦁Presentation by: Youngchan Jo
(Dankook University)

⦁Discussion by: Dasol Roh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17:30~18:30 Closing Ceremony                          Venue: S10120, 1st Floor, MCC Building

⦁Closing Speech: Mijung Hong (President of KAMES, Dankook University)

17:30~18:30
KAMES-KAALL Close-of-2023 Administrative Meetings

Venue: S10120, 1st Floor, MCC Building

⦁KAMES
Moderator: Sanghyun Song (General Manager of KAMES, Dankook University)

⦁KAALL
Moderator: Jungmin Seo (General Manager of KAALL,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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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dul Rahman Ballo (한국외대)
Abdul Rahman Ballo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Research Abstract:

Among the poets who praised truthfulness, gained fame for it, and celebrated asceticism in 

praise and self-restraint was Abu al-ʿAlaʾ al-Maʿarri (368-449 AH). This sets him apart, at 

first glance, from the suspicion of being a “plagiarist” because plagiarism involves a form of 

fabrication that contradicts justice and is considered worse than mere falsehood. It is a level 

lower than mere lying because it involves an additional negative act, entering the realm of 

forgery and deceit. This negative act is not easily believable when it is attributed to a 

principled man who observed a forty-year fast from meat, abstained from women throughout 

his life, advocated for mercy and compassion, and gentleness. This research aims to navigate 

against the current, exploring the possibility, even the likelihood, that al-Maʿarri may have 

engaged in plagiarism, crafting and attributing poems to historical or fictional figures without 

explicitly disclosing it. This includes creating verses for fictional characters, constructing a 

persona, and attributing specific verses to historical figures renowned for certain deeds, making 

it seem as if the verses originated from them. Hence, the pertinent research question arises: 

Did al-Maʿarri go through periods in his life where he engaged in plagiarism? The research 

leans towards suggesting or proving the occurrence of such an act by the esteemed poet, 

attempting to speculate on the motives and the timing of such an act, whether it may have 

occurred during his youth, maturity, or old age. The research is primarily based on the 

writings of al-Maʿarri, supplemented by extensive studies on him since his era, as well as the 

historical context of the figures around whom the suspicion of plagiarism revolves. The 

research employs a historical and chronological approach and draws insights from a digital 

corpus of Arabic liter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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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aching Arabic Language and Korean –Arabic Translation 
in the ChatGPT Era: Focusing on Non-Literary Text 

(ChatGPT 시대 아랍어 및 한국어-아랍어 번역 교육: 비문학 텍스트를 중심으로)

이계연 (한국외대)
Kyeyoun Lee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In the era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when Chat GPT appeared, teaching methods 

should be different in Arabic language education and Arabic-Korean translation education. This 

study aims to present an Arabic-Korean post-editing class model for college students. First, we 

will shed light on the history of machine translation until the advent of Chat GPT and 

explore what Chat GPT is. And we will compare the results of Google Translation and Chat 

GPT. In the research experiment, Chat GPT is introduced to 3rd or 4th grade college students 

and guided on how to use it. After that, they translate themselves into Arabic-Korean. Then, 

they Chat GPT’s translation results correct it and post-edits with translation criticism. The text 

to be translated uses Moroccan marathon-related non-literary texts from Mastering Arab 2 Unit 

4, a textbook for consecutive interpretation subject. Non-literary texts in textbooks may be 

frustrating for some college students, which can give them the opportunity, method, and 

confidence to translate through Chat GPT translation. In addition, through the post-editing 

class of Chat GPT translation, the students will be able to become more familiar with 

Arabic-Korean translation by directly translating or criticizing the trans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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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세 순니파 무슬림의 반(反)유대교·기독교 담론이 
반(反)시아 담론에 미친 영향: 
이븐 타이미야의 사례를 중심으로

김정명 (명지대)*
Jeongmyoung Kim (Myongji University)

I. 서론1)

이 글은 중세 맘루크조 시대의 순니 법학이자 교리 논쟁 이론가였던 이븐 타이미야(Ibn 

Taymiyya, 1263~1328)가 순니파 중심의 이데올로기를 정립하는 과정에서 기독교와 시아파를 
어떤 관점에서 연관 지어 비판했는지 고찰하고자 한다. 이븐 타이미야는 기독교도, 유대교도, 

철학자, 수피주의자, 신학자, 시아파 등 이슬람과 순니파의 길에서 벗어난 다양한 종교와 종파
에 대해 비판하는 파트와를 발표하고 저서와 논저를 저술했다. 그리고 그는 이들의 교리를 비
판할 때마다, 올바른 길에서 탈선한 종교와 종파에는 이단적 발상(bid‘a), 왜곡(taḥrīf), 맹종
(taqlīd) 등 세 가지 요소가 공통적으로 발견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시아파가 이슬람의 정
도(正道)인 순니파로부터 탈선하고 교리적 오류를 범하는 과정은 과거 기독교도들이 진리로부
터 멀어졌던 과정과 유사하다고 지적했다.

이븐 타이미야의 반(反)기독교와 반(反)시아파 담론은 그가 살았던 13~14세기 이집트와 시리
아에서 전개된 복잡한 역사 및 정치적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 이븐 타이미야는 맘루크조
(Mamluk Sultanate, 1250~1517) 시절 이집트와 시리아를 오가며 활동했던 한발리파 출신의 법
학자였다. 당시 이슬람 세계의 수호자임을 자처했던 맘루크조는 십자군 및 몽골군과 팽팽한 
대치 상태에 있었다. 특히 몽골군은 1258년 바그다드를 점령한 후 여세를 몰아 시리아 지역으
로 세력을 확장하기 시작했다. 1260년 맘루크조는 아인 잘루트(‘Ayn Jālūt) 전투에서 몽골군에 
승리를 거두어 몽골의 서진을 막는 데 성공했다. 하지만 아인 잘루트 전투 이후에도 몽골이 
세운 일칸국(Ilkhanate, 1256~1335)은 1281년~1312년 동안 대략 6차례에 걸쳐 시리아에 군사 

* 이 발표문은 2023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2023S1A5A2A03085464111358211060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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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정을 감행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몽골은 시리아, 메소포타미아, 히자즈 지역에서 시아파 
교도들을 회유하기 위해 친(親)시아 정책을 추진했다. 한편 십자군은 1291년 레반트 지역으로
부터 축출되었지만, 이 지역을 재탈환하기 위해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었다. 이러한 정세 
속에서 몽골군과 십자군은 공동의 적인 맘루크조를 견제하기 위한 군사 동맹 결성을 활발히 
논의하기 시작했다. 훌레구, 아바카, 아르군, 가잔 칸, 울제이투1) 등과 같은 일칸국의 통치자들
은 십자군과의 군사적 동맹을 실현하기 위해 지속해서 노력을 기울였다. 이에 맘루크조는 시
아파와 기독교에 대해 우호적으로 접근한 몽골군과 십자군의 전략에 맞서, 순니파 무슬림을 
규합할 수 있는 이념 정립이 절실히 필요하게 되었다.

II. 이븐 타이미야의 주요 저서와 교리 논쟁 방식 

2.1. 이븐 타이미야의 반(反)기독교·시아파 주요 저서 

이븐 타이미야는 맘루크조를 대표하여 이슬람의 순니파야 말로 아브라함 종교에 속한 여러 
종파 가운데 유일하게 알라의 가르침을 올바르게 따르고 있음을 입증하고 했다. 그리고 그 일
환으로 그는 기독교, 유대교, 시아파를 하나로 묶어 비판하는 저서, 논저, 파트와 등을 발표했
다. 이븐 타이미야가 기독교를 비판하기 위해 저술한 대표적인 논저와 저서로는 1299년~1303

년 무렵에 저술한 ｢키프로스 서한(Al-Risāla al-Qubruṣiyya)｣과 1293년~1321년 사이에 저술한 
뺷그리스도교를 왜곡한 자들에 대한 올바른 답변(Al-Jawāb al-ṣaḥīḥ li man baddala dīn 

al-masīḥ)뺸이 있다. ｢키프로스 서한｣에서 이븐 타이미야는 기독교도와 시아파는 특정 인물을 
신성화하는 극단적(ghulūww) 신앙을 갖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뺷그리스도교를 왜곡한 자들
에 대한 올바른 답변뺸은 멜키트파의 주교였던 안티옥의 바울(Paul of Antioch, 1180 사망)이 
1150년 무렵 저술한 뺷무슬림 친구에게 보내는 서한뺸에 대한 답변 형식으로 저술되었다. 이 저
서에서 이븐 타이미야는 기독교 교리의 약점을 지적한 후, 이슬람이 기독교보다 여러 측면에
서 우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했다. 이 저서는 근대 이전 무슬림 학자가 기독교에 대해 저
술한 가장 방대한 교리 논쟁서로 여겨진다.2) 

1) 울제이투는 교황 클레멘트 5세(Clement V), 프랑스의 군주 필립 르벨(Philippe le Bel), 영국의 군주 에드워드 2
세(Edward II) 등에게 사절단을 파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울제이투는 필립 르벨에게 보낸 친서에서 공
동의 적인 맘루크 조를 격퇴하는 데 동참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2) Faris Al Ahmad(2015). “Corruptions, Imitations, and Innovations: Tropes of Ibn Taymiyya’s Polemics”, 
Masters’s Thesis, The City University of New York, pp.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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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븐 타이미야가 시아파 교리를 비판하기 위해 저술한 대표적인 저서는 1317년 무렵 
완성한 뺷시아파와 카다리야파를 부정하는 예언자 순나의 길(Minhāj al-Sunna al-Nabawiyya fī 

Naqḍ al-Shī‘a wa al-Qadariyya)뺸이다.3) 이 저서는 일칸국의 12이맘파 시아 신학자였던 알힐리
(Al-‘allāma al-Ḥillī, 1250~1325)의 저서 뺷이맘론의 지식 속에 있는 은사의 길(Minhāj 

al-Karāma fī Ma‘rifat al-Imāma)뺸에 대한 반박서 형식으로 저술되었다. 뺷예언자 순나의 길뺸에
서 이븐 타이미야는 당시 메소포타미아, 시리아, 히자즈 등에서 순니파의 전통이 기독교도, 유
대교도, 몽골인 등 비무슬림들이 가져온 신앙, 관습, 의례 등에 의해 변질되고 있다고 질타했
다. 

이븐 타이미야가 시아파를 비판하기 위해 저술한 또 하나의 대표적인 작품은 ｢누사이르파에 
대한 반박 서한(Risāla fī al-Radd ‘alā al-Nuṣayriyya)｣과 ｢드루즈파와 누사이르파에 대한 판결
(‘An Ḥukm al-Durziyya wa al-Nuṣayriyya)｣4)이다. 위의 두 파트와에서 그는 누사이르 시아파5) 

교도야말로 이슬람을 버린 자들로 이슬람 공동체에 대해 적개심을 품고 해를 입히는 배교자 
무리라고 비판했다. 이 저서에서 이븐 타이미야는 누사이르파를 언급할 때 이스마일파6), 카르
마트파7), 드루즈파 등과 같은 시아파를 함께 비판의 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이들을 하나로 묶
어 ‘굴라트(ghulāt)’라고 통칭했다.8) 이와 더불어 1304년 무렵 이븐 타이미야는 ｢이맘주의자 라
피다에 대한 답변(Jawāb ‘an al-Rafiḍa al-Imāmiyya)｣란 제목의 파트와를 발표했다.9) 여기에서 

3) 아래서부터는 뺷예언자 순나의 길뺸로 약칭하여 표기함. 
4) 드루즈파는 파티마조의 6대 칼리파 알하킴(al-Ḥākim, 996~1021 재위)을 신격화하고 그의 재림을 기다리는 교리
를 발전시키면서 종래의 이스마일파 교리를 훨씬 극단적인 형태로 변형시켰다. 손주영(2005). 뺷이슬람뺸, 서울, 
일조각, p.268. 

5) 누사이르파는 9세기 무렵 이스마일파로부터 갈려져 나온 극단론적 시아 종파이다. 이 종파에 속한 자들은 자신
을 누사이르파가 아닌 알라위파(Alawites)로 불리기를 선호했다. 이들은 원래 자신들이 속한 종파의 명칭이 알라
위파였으나, 오스만 제국이 알라위파란 명칭의 사용을 금한 후 누사이르파라는 명칭을 붙여 주었다고 주장한다. 
이들이 다시 알라위파라고 불리기 시작한 것은 20세기 초 프랑스가 시리아를 신탁통치 하면서부터였다. 황병하
(2009). “이슬람 역사에서 종파주의 관련 용어의 등장 배경”, 뺷한국이슬람학회논총뺸 제29-2, pp.163-164. 

6) 이스마일파는 제6대 이맘 자으파르 알사디크(Ja’far al-Sadīq, 765년 사망)의 장남 이스마일(Ismāʿīl, 760년 사망)
이 7대 이맘직을 계승했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그가 사망한 후 신성한 ‘예언자의 빛’은 그의 아들인 무함마드에
게 계승되었다고 믿는다. 이들은 이스마일의 아들 무함마드가 사라짐으로써 이후의 이맘위 계승이 끊어지게 되
자 그가 언젠가 ‘까임(Qāim), 즉 “다시 일어선 자’가 되어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믿기 시작했다. 즉, 이스마일파
는 이스마일의 아들 무함마드가 마흐디로서 재림할 것을 믿고 있다. 손주영, 뺷이슬람뺸, 서울, 일조각, 2005, 
p.264. 

7) 카르마트파는 이스마일파 중에서 독특한 교리를 가진 과격파 중 하나이다. 이들은 관용과 평등을 내세웠지만, 
전쟁, 파괴, 전복, 테러 등 증오와 공포감을 자아내게 하는 잔혹한 폭력행위를 일삼았다. 930년 카르마트파는 카
으바 성전의 흑석을 탈취하는 데 성공했다. 흑석이 제자리로 돌아오기까지는 무려 22년의 세월이 걸렸다. 손주
영, 뺷이슬람뺸, 서울, 일조각, 2005, p.266. 

8) ‘굴라트(ghulāt)’는 이븐 타이미야가 12이맘파를 제외한 다른 소수 시아 종파를 통칭하여 부를 때 주로 사용한 
용어다. 원래 굴라트란 용어는 극단주의(ghulūww)로 치우친 시아파 내 소수 종파를 가리켰던 용어였다. 일반적
으로 굴라트의 범주에 속한 자들은 이맘 알리와 그의 후손을 신(神)이 임재(ḥulūl)한 신성화된 존재로 여기며 영
혼윤회설(tanāsukh)을 믿었다. Halm, Heinz(2004). Shi‘ism, Edinburgh University Press, p.154. 

9) 라피다는 “버리다, 떠나다, 이탈하다, 거부하다”를 의미하는 아랍어 동사 라파다(rafaḍa)에서 파생한 단어이다. 라
피다는 순니파 학자들이 1~3대 정통 칼리파 또는 예언자 무함마드의 교우인 사하바(ṣaḥāba)의 권위를 부정했다
는 이유로 시아파를 경멸적으로 부를 때 사용하는 용어이며, 일반적으로 12이맘 시아파를 가리킬 때 가장 많이 
사용된다. 하지만 때에 따라 라피다는 이스마일파, 누사이르파, 카르마트파, 드루즈파 등 당대의 모든 시아 분파
를 통칭할 때도 사용되었다. 왜냐하면, 라피다는 종파에 상관없이 기본적으로 ‘1~3대 정통 칼리파’와 ‘예언자 무
함마드의 교우(사하바)’를 부정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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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시아파가 하디스를 위조했을 뿐만 아니라 신앙 활동과 경전 해석에서 ‘자히르와 바틴
(zahiri-batini)’ 두 가지 측면을 구분하는 위선적인 행동을 보인다고 지적했다.10)

2.2. 이븐 타이미야의 기독교·시아파 교리 비판 형식 

이븐 타이미야는 유대교, 기독교, 시아파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닮은 구석이 많다고 지적했
다. 이러한 이유에서 그는 기독교나 유대교의 교리를 비판할 때 두 종교에 다신론적 전통이 
여전히 남아 있다고 지적한 후, 시아파에서도 똑같은 현상이 발견된다는 식의 언급을 덧붙이
곤 했다. 또한 그는 시아파의 사고와 전통에서 발견되는 왜곡된 부분을 비판할 때면 유대교나 
기독교와 연관 짓기도 했다.11) 이러한 맥락에서 그는 시아파가 진리에서 벗어나는 과정이 유
대교도와 기독교도가 모세나 예수가 전한 순수한 종교적 가르침으로부터 탈선했던 과정과 유
사하다고 지적했다. 

이븐 타이미야는 모세와 예수에 의해 정립된 원래의 유대교와 기독교가 후대에 타락했다고 
보았고, 그 원인으로 ‘경전의 왜곡(taḥrīf)’, ‘이단적 교리(bid‘a)’, ‘잘못된 교리의 맹종(taqlīd)’ 

등 세 가지 요인을 꼽았다. 그리고 그는 시아파가 정도(正道)인 순니파로부터 탈선한 것도 상
기한 세 가지 요인 때문이라고 보았다. 

이러한 점에서 이븐 타이미야의 반(反)기독교와 반(反)시아 담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경전
의 왜곡(taḥrīf), 이단적 교리(bid‘a), 잘못된 교리의 맹종(taqlīd)의 개념을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 

1) 경전의 왜곡(taḥrīf)

토라와 복음서의 왜곡 문제는 기독교도와 무슬림 간의 교리 논쟁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주
제 중 하나였다. 무슬림들은 원래의 경전에는 모세와 예수가 전한 가르침이 온전히 수록되어 
있었으나, 후대에 이르러 우연 또는 의도적으로 왜곡되었다고 주장한다. 성경의 변질 또는 왜
곡을 뜻하는 용어로는 타흐리프(taḥrīf)가 주로 사용되며, 그 외에 타브딜(tabdīl) 또는 타그이르
(taghyyīr)란 용어도 사용된다. 일반적으로 상기 세 가지 용어들은 동의어로 사용되지만, 사람
들에 따라 미묘한 의미적 차이를 두기도 한다.12)

교리 논쟁에서 ‘경전의 왜곡(taḥrīf)’이란 용어는 크게 ‘텍스트의 왜곡(taḥrīf al-lafẓz)’과 ‘의미
의 왜곡(taḥrīf al-ma‘nā)’ 두 가지 의미로 구분되어 사용되었다. 전자는 경전의 텍스트 자체가 
실제로 변질되었다는 것을 가리키며, 후자는 텍스트 자체에는 문제가 없으나 잘못된 해석 때

10) Thomas F. Michel(1985). A Muslim Theologian’s Response to Christianity: Ibn Taymiyya’s Al-Jawab al-Sahih, 
Delmar, Caravan Books, pp.57-58

11) Faris Al Ahmad(2015). 같은 자료, p.10. 
12) Thomas F.Michel(1985). 같은 자료, p.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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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에 경전의 의미가 왜곡되었다는 것을 가리킨다.

텍스트의 왜곡(taḥrīf al-lafẓ) 이론을 정립한 대표적인 무슬림 학자는 11세기 안달루스 지역 
출신의 이븐 하즘(Ibn Ḥazm, 994~1064)이다. 그는 저서 뺷종교, 이단, 종파에 관한 논고(Kitāb 

al-fiṣal fī l-milal wa-l-ahwāʾ wa-l-niḥal)뺸에서 토라와 복음서의 경우 기록의 전달 과정에서 텍
스트 자체가 왜곡되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토라의 경우, 유대인들이 오랜 세월에 걸쳐 외세의 
침략을 당했으며 이로 인해 이방인의 신앙을 받아들이게 됨으로써 원래 계시 내용의 순수함을 
지키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복음서의 경우, 초창기 수 세기 동안 기독교도들이 박
해받는 와중에 예수가 설파한 복음서 메시지 가운데 일부가 소실되거나 변형되었고, 그 결과 
출처가 불분명한 복음서가 4권이나 범람하게 되었다고 주장했다.13)

이에 반해 대부분의 무슬림 학자들 사이에서는 ‘의미의 왜곡(taḥrīf al-ma‘nā)’ 이론이 지배적
이었다. ‘의미의 왜곡’이란 성서의 텍스트 자체는 문제가 없고, 단지 유대교도와 기독교도에 의
해 그 의미가 잘못 해석되었다는 것을 가리킨다. 아샤리 학파의 알바킬라니(Al-Bāqillānī), 알가
잘리(Al-Ghazālī), 파크르 알딘 알라지(Fakr al-Dīn al-Rāzī) 등은 텍스트 자체는 온전하지만 기
독교와 유대교도에 의해서 잘못 해석되었다라는 견해를 보였다.14) 

2) 이단적 교리(bid‘a)

아랍어에서 비드아(bid‘a)는 과거에 없었던 새로운 것, 즉 혁신(innovation)을 의미한다. 신학
적 논쟁에서 비드아는 쿠란이나 순나에서 선례를 찾아보지 못한 전혀 새로운 생각이나 주장을 
가리킨다. 비드아는 긍정적인 의미로도 사용될 수 있고 부정적인 의미로도 사용될 수 있다. 부
정적인 의미로 사용될 때 비드아는 이단(heresy)에 해당하는 행위나 사고를 가리킨다. 일반적으
로 순니 학자들은 비드아를 ‘세속적인 문제에서의 비드아’와 ‘종교적인 문제에서의 비드아’로 
구분한다. 일부 순니 학자들은 더 세부적으로 ‘허용된 비드아’와 ‘금기된 비드아’로 구분하기도 
한다. 이븐 타이미야는 종교적 사상과 실천에서 발견되는 잘못된 새로운 시도를 ‘비드아’라고 
칭했다.15)  

3) 잘못된 교리의 맹종(taqlīd)

타클리드(taqlīd)는 이슬람 법학에서 주로 사용되는 용어이다. 원래 타클리드는 ‘모방하다’라
는 뜻을 지닌 아랍어 단어이다. 타클리드란 용어는 누가 어떤 맥락에서 사용하느냐에 따라 그 
의미가 부정적일 수도 있고 긍정적일 수도 있다. 순니 법학에서, 타클리드는 4대 법학파의 가
르침과 전통을 익히고 따르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보다 넓은 의미에서 타클리드 는 예언자 

13) Theodore Pulcini(1998). Exegesis as Polemical Discourse: Ibn Ḥazm on Jewish and Christian Scriptures, 
Scholars Press, Atlanta, p.91, pp102~103.  

14) Thomas F.Michel(1985). 같은 자료, p.89. 
15) Faris Al Ahmad(2015). 같은 자료, p.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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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함마드, 예언자의 교우(사하바), 의견합일(이즈마) 등을 따르는 것을 가리킨다. 하지만 교리 
논쟁에서 따클리드는 부정적인 의미를 갖기도 한다. 이븐 타이미야는 ‘타클리드’란 용어를 잘
못된 사상이나 행동을 맹목적으로 따르고 모방하는 것이라는 의미로 사용했다. 16)

III. 기독교와 시아파의 유사성 비교 

3.1. 기독교의 타흐리프, 비드아, 타클리드

이븐 타이미야는 기독교와 유대교의 가르침 전체를 완전히 부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후
대에 이르러 유대교도와 기독교도가 모세와 예수의 가르침을 왜곡(taḥrīf)한 후 이단적인 사상
과 의례(bid‘a)를 받아들이고 이를 맹목적으로 따름(taqlīd)으로써 진리로부터 멀어졌다고 지적
했다. 특히 경전과 관련하여, 이븐 타이미야는 ｢키프로스 서한｣에서 기독교도들이 토라와 복음
서의 의미를 마음대로 왜곡(taḥrīf)하고 이단적 교리를 만드는 오류를 범했다고 다음과 같이 지
적했다. 

“그들(기독교도들)은 토라와 복음서를 왜곡한다(yuḥarrif). 4개의 복음서에는 신이 명령한 것이나 
계율과 모순되고 반대되는 내용이 있다.” 17)

이븐 타이미야는 ‘텍스트의 왜곡(taḥrīf al-lafẓ)’이란 주제에 대해서 비교적 신중하고 조심스
러운 태도를 보였다. 그는 구약과 신약 성서가 모세와 예수가 전한 말씀을 온전히 보존하고 
있다고 말하기도 힘들지만, 동시에 그 내용 전체가 조작되었거나 왜곡되었다고 단언하기도 힘
들다고 보았다. 그리고 그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성서의 텍스트 자체가 온전히 보존되었는지 
또는 왜곡되었는지를 따지는 것은 ‘의미의 왜곡(taḥrīf al-ma‘na)’이란 주제에 비하면 부차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여겼다. 왜냐하면, 만일 후대의 사람들이 마음대로 해석하거나 설명하고 율법
의 내용을 바꾸었다면, 성서의 텍스트가 온전히 보존되었느냐 여부를 따지는 것은 별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이븐 타이미야는 기독교도들이 예수의 죽음 이후 여러 종파로 나뉘어 교리적 
논쟁을 끊임없이 벌였고, 그 결과 성서의 문구가 계속 재해석되면서 원래의 의미가 왜곡되었
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맥락에서는 그는 뺷그리스도교를 왜곡한 자들에 대한 올바른 답변뺸에서 
아래와 언급했다.

16) 상기 자료, pp.8-9. 
17) Thomas F.Michel(1985). 같은 자료, p.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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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적인 사람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고 있다.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성서에 대한 기독교도들
의 주석은 다양한 기독교 종파 간의 또는 기독교도와 유대교도 간의 치열한 논쟁의 결과물이다. 

따라서 율법의 내용과 마찬가지로 성서의 주석 역시 필연적으로 원래의 의미에서 벗어나 왜곡될 
수밖에 없었다.”18)

이븐 타이미야는 삼위일체의 교리야말로 성서에 언급된 ‘아버지’와 ‘아들’의 의미를 후대에 
기독교인들이 마음대로 해석하여 만들어 낸 결과물이라고 지적했다. 그의 견해에 따르면, 기독
교 성서에서 예언자들이 신을 지칭하기 위해 사용한 ‘아버지’란 낱말은 창조주가 피조물을 주
관하는 주인이라는 사실을 가리킬 뿐이었다. 창조주 하느님은 인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었고 
곤경에 처할 때마다 도움을 주었다. 그리고 이러한 면에서 과거에 예언자들은 하느님을 아버
지에 비유하여 표현했을 뿐이다. 이븐 타이미야는 복음서에서 예수가 ‘아들’이라고 불리는 것
도, 예수가 하느님의 보살핌을 받는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나타낼 뿐이라고 여겼다. 예수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은 하느님의 아들로 불릴 수 있으며, 하느님은 인류의 아버지라고 불릴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후대에 기독교도들은 삼위일체의 교리에 매몰된 나머지 성서의 맥락에
서 완전히 벗어나 ‘아버지’와 ‘아들’의 의미를 자의적으로 해석했다고 한다. 이러한 차원에서 
이븐 타이미야는 뺷그리스도교를 왜곡한 자들에 대한 올바른 답변뺸에서 삼위일체 교리는 성서
의 의미를 왜곡하여 해석한 결과물에 지나지 않는다고 역설한다.

“기독교도들은 아들을 신의 말씀과 동일시했고 성령을 신의 생명과 동일시했다. 이처럼 아버지, 

아들, 성령을 신의 위격과 동일시 함으로써 기독교도들은 자신들의 경전은 물론 쿠란에 대해서도 
의미의 왜곡(taḥrīf al-ma‘na)의 우를 범하게 되었다.”19)

이븐 타이미야는 기독교도들이 성서를 원래의 의미에서 벗어나 해석하게 된 또 다른 주요 
원인 중 하나는 이교도의 사상을 무분별하게 받아들였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다시 말해 기
독교도들은 이교도의 우상숭배주의나 철학사상을 아무 생각 없이 받아들인 후 성서에 없는 교
리와 의례, 즉 비드아를 만들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이븐 타이미야는 뺷그리스도교를 왜
곡한 자들에 대한 올바른 답변뺸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기독교들은 두 종교의 전통을 모두 받아들였다. 첫째는 유일신을 믿는 예언자들로부터 기원한 종
교이고, 둘째는 우상 숭배자들로부터 기원한 종교이다. 기독교도들의 종교에는 예언자의 가르침이 
포함되어 있지만, 동시에 우상 숭배들로부터 영향을 받아 자신들이 새롭게 만든 이단적 견해와 행
동도 포함되어 있다. 이로써 그들은 삼위일체에 관한 용어를 새롭게 만들었지만, 실제로 이 용어
들은 예언자들이 전한 메시지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이와 유사하게 그들(기독교도)은 조

18) 상기 자료, p.117. 
19) 상기 자료, p.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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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상 대신 성화를 새롭게 만들었으며, 태양, 달, 천체에 기도하는 의례 대신 우상화된 인물에게 
기도하는 의례를 새롭게 만들었다. 그리고 그들은 계시종교의 의례를 자연의 순환을 기리는 의례
와 결합하여 봄에 단식하는 의례를 새롭게 만들었다.”20)

이븐 타이미야는 교회 지도자의 잘못된 가르침을 맹목적으로 따르는 것(taqlīd)도 기독교를 
진리의 길로부터 탈선시키는 또 다른 주요 원인 중 하나라고 언급했다. 그의 견해에 따르면, 

기독교에서는 삼위일체 신앙, 돼지고기 허용, 할례의 생략, 성상(聖像)과 십자가의 사용, 성인에
게 소원을 비는 행동 등 많은 이단적 교리와 의례가 수없이 생겨났다. 하지만 이것들은 성서
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없으며, 단지 그리스도가 사망한 후 수 세기 후에 교회 지도자들에 
의해 새롭게 만들어진 것(비드아)에 불과하다. 그런데 교회의 지도자는 얼마든지 오류를 범할 
수 있는 평범한 인간에 불과하다. 그러나 기독교도들은 이를 깨닫지 못하고 성서 대신 교회 
지도자의 말과 가르침을 맹종하는 무리(muqallidūn)가 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이븐 타이미야는 
뺷그리스도교를 왜곡한 자들에 대한 올바른 답변뺸에서 다음과 같이 역설한다. 

“기독교도들은 예언자가 전한 것으로 엄격하게 검증된 가르침이나 명령만이 신앙 또는 종교적 의
례의 근간이 될 수 있다는 개념을 부정한다. 대신 그들은 교회 지도자들에 의존하여 의례와 신앙
을 제정한다.”21)  

3.2. 시아파의 타흐리프, 비드아, 타클리드 

이븐 타이미야는 시아파가 진리의 길인 순니파로부터 탈선하는 과정이 과거에 유대교와 기
독교가 모세와 예수의 가르침으로부터 멀어져 갔던 과정과 매우 유사하다고 여겼다. 따라서 
그는 시아파의 담론을 비판할 때도 유대교와 기독교를 비판할 때 사용했던 ‘경전의 왜곡
(taḥrīf)’, ‘이단적 교리(bid‘a)’, ‘잘못된 교리의 맹종(taqlīd)’ 등 세 가지 요인을 중점적으로 다
루었다. 그리고 그는 시아파를 비판할 때 “시아파는 유대교 또는 기독교와 유사하다”, “시아파
는 유대교 또는 기독교로부터 영향을 받았다.”, “시아파가 유대교나 기독교보다도 훨씬 이단에 
가깝다” 등과 같은 표현을 추임새처럼 반복하면서, 시아파가 유대교나 기독교와 밀접하게 연관
되어 있음을 암시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븐 타이미야는 자신의 기독교에 대한 비판은 이슬람 내부에 있는 시아파
를 비롯한 각종 이단 종파에 대한 비판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뺷그리스도교를 왜곡한 자
들에 대한 올바른 답변뺸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20) 상기 자료, p.118. 
21) 상기 자료, p.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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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알라가 사도들을 보내고 경전을 내림으로써 가르쳤던 진리를 밝히고자 한다. 또한 우리는 
진리를 반대하는 기독교도와 기타 무리를 부정하고자 한다. 스스로 무슬림이라고 칭하는 자들 가
운데 위선자, 배교자, 마니교 비밀주의자 등이 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다. 또한 이단적 교리
(비드아)를 따르는 자들, 기독교도들과 유사한 견해를 갖고 있는 자들, 기독교들보다 사악한 견해
를 갖고 있는 자들도 있다. 우리는 이 모든 자들을 부정하고자 한다.”22)  

우선 경전의 왜곡(taḥrīf) 문제와 관련하여, 이븐 타이미야는 토라나 복음서와 달리 쿠란은 
‘텍스트의 왜곡(taḥrīf al-lafẓ)’ 문제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있다고 여겼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종교의 경전 가운데 오직 쿠란만이 알라의 계시를 정확하게 기록한 후 보존하고 있다고 확신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는 ‘의미의 왜곡(taḥrīf al-ma‘nā)’이란 문제에서만큼은 쿠란도 자유롭
지 않다고 보았다. 왜냐하면 이슬람 내부에서도 일부 무리가 쿠란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븐 타이미야는 이스마일파, 누사이르파, 카르마트파 등과 같은 극단적 시아파 교도들(굴라
트)이 사용하는 바틴주의적 해석(ta’wīl bāṭiniyy)이야 말로 계시의 원의를 왜곡하는 주범이라고 
보았다. 왜냐하면 이들은 쿠란의 가르침을 외면에 드러나 있는 현교적 의미(ẓāhir)와 내면에 감
추어져 있는 비교적(祕敎的) 의미(bāṭin) 두 가지 나눈 후, 자히르보다 바틴의 측면을 더 중요
시하여 비유적·상징적·비교적 해석을 시도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이븐 타이미야는 ｢누
사이르파에 대한 반박 서한｣에서 시아파 교도가 경전의 의미를 왜곡하여 해석하고 이단 사상
을 받아들임으로써 유대교도나 기독교도보다도 훨씬 심각한 이단론자가 되었다고 다음과 같이 
역설한다. 

“소위 누사이르파(Nusayris)라고 불리는 자들과 그 밖에 바틴주의자(Batiniyya), 카르마트파
(Qaramita)에 속한 자들은 유대교나 기독교는 물론 다신론을 믿는 자들보다 이단적이다. … 그들
은 시아파 일원인 것처럼 가장하여 예언자 가문(Ahl al-Bayt)을 지지하는 척하지만, 실제로는 알
라와 그의 사도 그리고 그의 경전을 믿지 않는다 … 그들은 무슬림들 사이에서 잘 알려진 알라와 
그의 사도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지 않으며, 그것을 왜곡함으로써(yuḥrifūnaha) 감추어진 의미를 
해석하려고 한다.”23)

이븐 타이미야는 시아파 교도들이 쿠란이나 순나의 가르침을 원의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마음대로 바꿈으로써 이단적인 교리나 의례(비드아)를 새롭게 만드는 우를 범하게 되었다고 지
적한다. 그 예로써, 시아파 교도들은 하루 다섯 차례 예배의 의무를 감추어진 비밀의 지식을 
학습한 것으로 대체하기도 하고, 메카로의 순례 의무를 이맘의 신전 방문으로 바꾸기도 한다. 

이러한 점에서 이븐 타이미야는 시아파 교도가 진정한 무슬림이 아니며, 오히려 유대교도, 기

22) 상기 자료, p.101. 
23) Yvette Talhamy(2010). “The Fatwas and the Nusayri/Alawis of Syria”, Middle Eastern Studies Vo.46 No.2, , 

p.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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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교도, 우상숭배자와 더 닮은 자들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시아파 교도들은 여전히 무슬림인 
척 행동하고 있으며, 따라서 이들은 ‘위선자(munāfiqūn)’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하
여 이븐 타이미야는 ｢이맘주의자 라피다에 대한 답변｣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그들(시아파인들)은 자신들이 추종하는 자 외에 다른 누군가 진리를 가져올 수 있음을 인정하지 
않는다. 또한 그들은 마음대로 말씀의 원의를 바꾼 후 이를 따르기도 한다. 그리고 그들은 피트르 
시간이나 일몰 예배 시간을 마음대로 연기하기도 한다. 또 그들은 자신들이 희생한 제물 외의 것
을 금지하기도 한다. 또한 (시아파인들은) 한 인간을 극도로 숭상하고, 이단적인 의례를 지키며, 

우상숭배(shirk)에 빠졌다는 점에서 기독교도와 닮았다. 즉, 그들은 무슬림보다 차라리 유대교도, 

기독교도, 우상숭배자를 지지하며, 이것이야말로 위선자의 특징이다.” 24)   

이븐 타이미야는 기독교도, 유대교도, 시아파 교도가 이단적인 교리와 의례(비드아)를 만들고 
결국 진리의 길에서 탈선했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그는 그것의 주요 원인 
중 하나가 고대 그리스 철학이나 페르시아 신앙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라고 여겼다. 이븐 타이
미야의 견해에 따르면, 과거에 기독교도들과 유대교도들은 고대 철학자들의 가르침을 따르고 
그들의 방법론을 도입하여 경전을 마음대로 해석함으로써 결국 진리의 길에서 벗어나고 말았
다. 그런데 이슬람 내부에서도 시아파 교도가 이와 똑같은 잘못을 되풀이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븐 타이미야는 ｢드루즈파와 누사이르파에 대한 판결｣이란 제목이 붙은 파
트와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이스마일파(al-Ismā‘iliyya)는 무함마드 빈 이스마일(Muḥammad bin Ismā‘il)이 무함마드 빈 압둘
라(Muḥammad bin ’Abdullah, 예언자 무함마드)의 샤리아를 폐기(naskh)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극단주의자 가운데 가장 불신자에 속한다. 또한 이들은 세계의 영원성(qidam al-‘ālam)을 주장하
고 부활(al-ma‘ād)을 부정할 뿐만 아니라, 이슬람이 정한 의무와 금지를 부정한다. 한편 바틴주의 
성향의 카르마트파(al-Qarāmiṭa al-Bāṭiniyya)는 유대교도, 기독교도, 아랍의 다신론자 등보다도 더
욱 불신자에 가깝다. 그들은 아리스토텔레스와 같은 자의 가르침을 따르는 철학자(al-falāsifa) 또
는 조로아스터교도(al-majūs)가 되는 것을 목표로 지향한다. 그들의 주장은 철학자와 조로아스터교
도의 주장을 혼합한 것에 불과하다.”25) 

이븐 타이미야는 시아파 교도들이 올바른 신앙의 길에서 벗어나는 또 다른 주요 원인 가운
데 하나로 기독교도들의 교리와 의례를 아무 생각 없이 모방하고 있다늠 점을 꼽았다. 이븐 
타이미야의 견해에 따르면, 유대교도와 기독교도는 교회의 지도자들이 가르쳐준 잘못된 신앙을 

24) Abd al-Raḥmān b. Muḥammad b. Qāsim and Muḥammad b.ʿAbd al-Raḥmān ibn Muḥammad(ed.). Majmūʿ 
fatāwā Shaykh al-Islām Aḥmad ibn Taymiyya, vol 28. Riyadh, Maṭābiʿ al-Riyāḍ, pp.479-480. 

25) Abd al-Raḥmān b. Muḥammad b. Qāsim and Muḥammad b.ʿAbd al-Raḥmān ibn Muḥammad(ed.). Majmūʿ 
fatāwā Shaykh al-Islām Aḥmad ibn Taymiyya, vol 35. Riyadh, Maṭābiʿ al-Riyāḍ, p.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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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목적으로 모방(taqlīd)하는 우를 범했다. 그런데 시아파 교도들이 기독교의 교리와 의례를 모
방한다면, 결국 시아파 교도는 쿠란과 순나를 부정하고 오히려 기독교의 교회 지도자의 가르
침을 따르는 우를 범하게 된다. 그런데도 이들이 스스로 무슬림이라고 자처한다면, 이는 그들
이 위선자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븐 타이미야는 뺷그리스도교를 왜곡한 자들에 대
한 올바른 답변뺸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모든 유대교도와 기독교도는 맹목적 모방자일 뿐이다. 그리고 그들의 이러한 모습은 무슬림 가운
데 위선자들의 모습과 유사하다.” 26)

이븐 타이미야는 저서 뺷올바른 길의 필요성(Iqtiḑā al-ṣirāṭ al-mustaqīm)뺸에서 기독교도들이 
만들어낸 이단적인 교리와 의례(비드아)가 무슬림들을 올바른 신앙의 길로부터 멀어지게 만들
지 모른다고 우려했다. 그가 살았던 14세기 초 무렵 이집트의 카이로에서는 구세주의 공현 축
일(epiphany), 크리스마스, 부활절, 페르시아의 노우루즈 등 다양한 종교 행사가 개최되었다. 당
시 카이로의 무슬림 시민들은 기독교 축제나 기념일에 예배에는 참석하지 않았지만, 거리 행
진과 같은 부속 행사에 참여하는 경우 많았다. 당시 무슬림 시민들은 부활절을 맞이하여, 달걀
에 그림 그리기, 특별 음식 먹기, 새 옷 입기, 가옥에 색 입히기, 불 지피기 등과 같은 행사가 
신앙과 아무 상관 없는 단순한 전통 놀이에 불과하다고 여기고 있었다. 이븐 타이미야는 무슬
림들이 무함마드 탄신일(mawlid)을 맞이하여 길거리에 배너를 걸거나 거리 행진을 하거나 성
인의 묘지를 방문하여 기도를 드리는 것은 바로 기독교도들이 만든 우상숭배(shirk) 관행을 모
방한 대표적인 사례라고 지적했다. 그리고 그는 상기 저서에서 “상당수의 무슬림은 이러한 행
위가 기독교에서 기원했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한다”라고 언급했다.27)

이븐 타이미야는 시아파가 기독교로부터 모방한 교리 중 가장 심각한 것 중 하나는 바로 이
맘에 대한 숭배 사상이다. 그의 견해에 따르면, 과거에 기독교도들은 오직 인간일 뿐인 그리스
도를 신성화함으로써 우상숭배의 죄를 짓게 되었는데, 이와 유사한 현상이 시아파에서도 발생
하고 있다. 시아파 교도들이 이맘을 우상처럼 숭배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맘의 묘지를 순례하
고 이맘에게 기도를 드리는 종교 관행에서 잘 드러난다. 또한 시아파는 이맘에게 신성한 ‘예언
자의 빛’이 임했으며, 은폐기가 지난 후 마흐디로서 재림할 것이라고 믿기도 한다. 이븐 타이
미야의 견해에 따르면, 시아파 교도들은 이맘의 은폐기가 시작한 지 400년이나 지났음에도, 볼 
수도, 들을 수도, 소통할 수도 없는 이맘의 가르침을 따르고 그의 재림을 기다리는 어리석음을 
저지르고 있을 뿐이다. 그리고 그는 시아파 교도들이 이처럼 어리석은 신앙을 갖게 된 원인은 
바로 기독교도들로부터 인간을 신격화하는 극단적인 교리(ghulūww)를 맹목적으로 받아들였기 

26) Ibn Taymiyya(1980). Majmū’ Fatāwā Shaykh al-Islām Aḥmad Ibn Taymiyya, al-Najdi(e.d.), Dār al-Kutub 
al-hadītha, vo.4., pp.200-201. 

27) Thomas F.Michel(1985). pp.82-83. 



88   2023 추계공동학술대회  Fall 2023 Joint Academic Conference

때문이라고 여겼다. 이러한 이유에서 그는 뺷올바른 길의 필요성뺸에서 무슬림들이 기독교도들
의 신앙을 배우지 않도록 철저히 경계해야 한다고 아래와 같이 경고했다. 

“그 어느 종교 집단보다도 기독교도들은 극도로 과장된 신앙과 의례를 갖고 있다. 따라서 그들의 
가르침을 철저히 멀리하면 할수록, 기독교도들에게 닥친 파멸로부터 멀어질 수 있을 것이다.”28)

IV. 결론: 시아파에 대한 법적 견해 

이븐 타이미야는 유대교와 기독교에 대한 비판을 통해 아브라함의 전통을 공유하는 세 종교 
가운데 어떤 것이 가장 정통성이 있고 신으로부터 전달받은 진리를 잘 보존하고 있는지 밝히
고자 했다. 그의 견해에 따르면, 이슬람에서는 무함마드를 통해 전해진 알라의 말씀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보존되었다. 따라서 이슬람은 과거에 다른 예언자들이 전한 가르침을 확증하고 
후대인들이 왜곡한 내용을 바로잡는 기준이 되어야 한다. 한편, 이븐 타이미야는 토라와 복음
서의 텍스트 자체를 완전히 부정하지 않았지만, 후대에 기독교도들에 의해 잘못 해석되어 ‘의
미의 왜곡(taḥrīf al-ma‘na)’ 문제를 겪게 되었다고 보았다. 이와 더불어 그는 기독교의 종교 지
도자들이 이교도의 사상과 철학을 받아들이고 이단적 교리를 새롭게 만들었고, 기독교도들은 
이를 깨닫지 못하고 지도자들의 잘못된 가르침을 무분별하게 맹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븐 타이미야는 시아파를 비판할 때 유대교와 기독교를 비판하기 위해 사용했던 것과 동일
한 논리를 적용했다. 그의 견해에 따르면, 시아파 교도들은 쿠란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
이지 않고 감추어진 비밀스러운 의미가 있다고 주장함으로써 쿠란의 의미를 왜곡했다. 또한 
시아파 교도들은 이교도 철학자들에게서 잘못된 사상을 배웠고, 이를 토대로 쿠란과 순나에서 
근거를 찾을 수 없는 이단적 교리를 새롭게 만들었다. 더구나 그들은 부지불식간에 기독교도
들이 만든 교리와 의례를 모방함으로써, 쿠란과 순나에 적힌 말씀보다 기독교도 지도자들의 
가르침을 더욱 신뢰하는 우를 범했다.

결론적으로, 이븐 타이미야애 따르면, 유대교도, 기독교도, 시아파 교도 모두 ‘불신자’, 즉 카
피르(Kāfir)이다. 하지만 그는 유대교도와 기독교도에 대한 처우에 대해서는 비교적 유화적인 
태도를 보였다. 우선 그는 유대교와 기독교도가 무함마드 이전에 태어난 자인지 또는 그 후에 
태어난 자이지 살펴봐야 한다고 생각했다. 만일 유대교와 기독교도가 무함마드 이전에 태어났
고 모세와 예수의 가르침을 최선을 다해 따랐다면, 무슬림이자 신앙인이라고 일컬을 수 있다
는 것이다. 그리고 만일 유대교와 기독교도가 무함마드 이후에 태어났음에도 쿠란의 가르침을 

28) 상기 자료, p.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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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르지 않았다면, 샤리아의 관점에서 이들은 ‘태생적인 불신자(kāfir aṣlī)’에 해당한다. 그런데 
태생적인 불신자는 이슬람에 대해 적대적인 행위를 하지 않는 한 딤미(dhimmī)로서 보호의 대
상이 될 수 있다. 

이에 반해 그는 시아파 교도가 유대교도나 기독교도보다 훨씬 심각한 불신자라고 생각했는
데, 왜냐하면 이들은 이슬람 공동체 안에서 무함마드의 가르침을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배격하여 불신자가 되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시아파는 ‘배교한 불신자((kāfir murtadd)’인데, 

샤리아의 관점에서 배교자는 사형으로 다스려지거나 이슬람 공동체로부터 완전히 추방되어야 
한다. 이러한 이유에서 이븐 타이미야는 시아파에 대해 “그들은 무슬림이라고 할 수 없을 뿐
만 아니라 심지어 성서의 백성(Ahl al-Kitāb)의 일원도 될 수 없다”라고 말하며, “유대교도나 
기독교도보다 더 심한 불신자”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했다. 그리고 이븐 타이미야는 아래와 
같이 배교자에 대해서는 엄벌로 다스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슬람 율법에 따르면 배교자에 대한 형벌은 비무슬림으로 태어난 자보다 더 무겁다. … 또한 
저명한 이슬람 학자들에 따르면, 이슬람의 규범 가운데 단 하나라도 어기는 자가 있다면 당연히 
투쟁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설사 그들이 공개적으로 샤하다를 읊으며 회개한다고 하더라도 형벌
을 면할 수 없다.” 29) 

29) Naser Ghobadzdeh & Shahram Akbarzadeh, “Sectarianism and the prevalence of ‘othering’ in Islamic 
Thought”, Third World Quaryely Vol.36, p.6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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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프 지역 시아 공동체 현황과 순니파 무슬림 시민의 시아파에 대한 인식
-사우디아라비아와 바레인을 중심으로-

안정국 (명지대)*
Jungkook Ahn (Myongji University)

I. 서론1)

사우디아라비아와 바레인은 걸프 지역의 왕정 체제 국가로서 역사적, 종교적, 정치적 구조가 
매우 유사하다. 특히 두 나라는 걸프 지역에서 유일하게 2001년 아랍의 봄 발생 직후 시아파 
중심의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장기간 지속되었다는 점에서도 공통점이 있다. 

이 같은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사우디아라비아와 바레인에서 종파적 마이너리티로서의 시아
파가 갖는 성격은 뚜렷한 대조를 보인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시아파 무슬림은 전체 인구의 
10~15% 수준에 불과하고 공식적으로 시아파 무슬림을 위한 모스크조차 없다는 점에서 절대적 
마이너리티에 속한다. 이에 반해 바레인에서 시아파는 인구의 65~75%를 차지하고 있으며, 시
아파 모스크가 순니파 모스크보다도 더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점에서 인구 통계적 
차원에서 바레인의 시아파는 마이너리티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지만, 왕가인 알칼리파
(Al-Khaliīfa) 가문을 포함한 순니파 무슬림에 의해 정치적 권리와 경제적 분배에서 소외되고 
있다는 점에서는 마이너리티 집단에 속한다고 말할 수 있다. 

이 발표 자료는 사우디아라비아와 바레인을 중심으로 걸프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시아 공동
체의 종교 및 생활 환경 현황을 파악하고 사회의 주류를 형성하고 있는 순니 무슬림 시민들의 
시아파에 대한 호감도/비호감도를 설문 또는 전문가 인터뷰 방식을 통해 조사 및 분석하고자 
하는 연구의 준비 과정에서 마련한 것이다. 앞으로 사우디아라비아와 바레인에서의 인구, 종
교, 생활 환경 차이가 순니파 시민의 시아파에 대한 호감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현장 
방문을 통해 조사해갈 것이다. 이를 위해 연구자는 일상적인 생활에서 경험하는 순니파와 시
아파 간의 교리 및 관습의 차이에 해당하는 마흐디(Mahdi), 이맘의 은폐기(ghaybah), 신앙은폐

* 안정국: 명지대학교 아랍지역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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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qiyya), 임시결혼(Nikāḥ mut‘ah), 쿰스 세금(Khums), 예배 횟수, 할랄 음식 등 약 20가지 항
목에 대해 순니파 시민들이 시아파 무슬림에 대해 어느 정도의 호감 또는 비호감을 보이는지 
분석해갈 것이다.

순니파의 맹주로 불리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정식 명칭은 사우디아라비아왕국(Kingdom of 

Saudi Arabia)으로, 해안선의 길이가 2,640㎞이다. 면적은 2,149,690㎢(세계 14위), 인구는 약 
3,600만 명(2023년 현재)이며, 그 중 약 38%가 외국국적의 이주민이다. 종족구성은 아랍인 
90%, 아프로-아시아계 10% 정도이다. 공용어는 아랍어이며, 총인구의 대부분이 무슬림이고 그 
중 순니파가 85-90%, 시아파가 10-12％ 정도를 차지한다. 보스턴 대학교의 2020 세계 종교 데
이터베이스에 따르면 인구는 약 3,150만 명의 무슬림, 210만 명의 기독교인, 71만 명의 힌두교
인 등을 포함한다. 2021년 국민총생산은 약 1조 5,940억 달러, 1인당 GDP는 약 44,300달러이
다. 

조그마한 섬나라 바레인의 정식 명칭은 바레인왕국(Kingdom of Bahrain)으로, 해안선의 길이
가 161㎞이다. 면적은 760㎢, 인구는 약 155만 명(2023년 현재)이며, 그 중 약 45%가 외국국
적의 이주민이다. 종족구성은 바레인인 47%, 이란을 포함한 아시아계 43%, 기타 아랍인이 5% 

정도이다. 언어는 아랍어와 영어가 주로가 사용되며, 총인구의 74％ 가량이 무슬림이고 기독교 
15%, 힌두교가 10%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바레인인으로만 한정할 경우 무슬림 인구가 96%이
상을 점유하고 그 중 순니파가 30％, 시아파가 70％ 정도를 차지한다.  2021년 국민총생산은 
약 720억 달러, 1인당 GDP는 약 49,400달러이다.1)

Ⅱ. 걸프 지역 시아 공동체 현황

걸프지역에서 이슬람 종파간의 반목과 긴장은 그 뿌리가 깊다. 하지만 이 지역에서 이슬람 
교리에 바탕을 두고 시아파를 종파적으로 차별해온 나라는 순니파의 종교적 정통성을 강조하
는 사우디아라비아가 유일하였다. 그러나 1979년 이란의 이슬람혁명과 2003년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 정권의 몰락은 양 종파간의 긴장상태를 국제정치적 갈등상황으로 발전시켰다. 이슬람 
혁명 이후의 이란은 주변 지역에 영향력을 미치기 위한 도구로써 시아 종파주의적 정체성이 
드러나는 외교정책을 수립하였으며, 이라크의 시아파는 2003년에 시아 이슬람 운동을 전개하
며 이란과의 연결망을 강화하기도 하였다. 최근에는 종파적 양극화가 심화하는 가운데 반시아
주의(anti-Shi‘ism) 또한 이 지역에서 급격히 세력을 넓히고 있다. 그간 주로 민족적인 이질성
으로 인해 구별되어 왔던 시아파는 현재 무슬림 집단 그 자체에서 버림받고 있다.(Louër 2012, 

1) CIA World Factbook 최신자료를 토대로 재구성 한 것임. 동일한 지표 상 우리나라의 1인당 GDP는 44,200달러
로 나타나 있다.(한국 40위, 사우디 39위, 바레인 32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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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2003년 이전에 이라크의 반시아주의는 아잠(‘Aajam, ‘Ajamī의 복수형)이라는 용어로 가장 
잘 요약되어 있었다. 아잠은 아랍인이 아닌, 아랍어에 서툰 사람을 뜻하는 아랍어 어휘인데, 

보통 ‘페르시아인, 이란인’이라는 말로 이해된다. 20세기 내내 이 용어는 시아파에 속한 정치
적 반대파가 국가에 대한 충성심과 아랍인으로서의 순수한 혈통이 결여되어 있다는 의심을 강
조하고 그들을 비하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종파적 상이성은 교리나 신조보다는 국가나 민족과 
같은 보다 정치적인 면모를 강조하는 구조 속에서 이루어졌다. 다시 말해 2003년까지 중동의 
순니파와 시아파의 역학은 종교적인 갈등보다는 보다 국수적이고 민족주의적인 갈등의 표현으
로 나타나고 있었다(Haddad 2013).

사담 후세인 정권이 전복되며 이러한 흐름에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다. 2003년 이후, 이라
크를 비롯한 주변 아랍국가에서 시아파에 대한 반감을 표현하기 위해 흔히 사용되던 용어였던 
아잠은 보다 반시아주의적이고, 보다 시아 비하적인 용어인 라피다(Rāfiḍah, 거부자들)2)로 대체
된다. ‘라피다’라는 용어로 대표되는 시아 배제 담론은 주로 종교적인 이질성의 강조에 기초한
다. 이 종파적 적대감의 새로운 형태는 단지 국가에 대한 충성심 결여나 민족적인 불순수성이 
아닌 그 종파적 이질성 하나만으로 시아파를 타자화해 버린다(Haddad 2013). 1993년 이래로 
사우디아라비아는 교과서에서 이 용어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였다.

시아파를 아잠으로 낙인찍는 것과 라피다로 낙인찍는 것 사이에는 질적으로 다른 부분이 있
다. 이라크나 바레인를 비롯한 대부분의 다종파 국가는 국가의 생존을 위해서 국가 구성원 모
두를 아우르는 ‘화합’이라는 그럴싸한 포장이 필요할 수밖에 없었다. 이 다종파 국가의 통치권
력이 시아파 적대세력을 다루는데 있어서 아잠은 라피다보다 좀 더 유용한 도구였다. 왜냐하
면 이는 배제의 차별적 적용을 가능하게 했기 때문이다. 20세기 내내 선전용으로 쓰인 문구는 
‘몇몇 시아 무슬림이 아잠일 수도 있지만 그게 “우리 형제들”인 “고결한 아랍 시아파 부족들”

을 해하지는 않는다’였다(Haddad 2013).

종파적 담론 형성의 변화과정과 대중화과정에 권위주의가 끼친 영향은 이라크의 살라피스트 
담론이 2003년을 전후하여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비교함으로써 쉽게 알 수 있다. 이라크에서 
2003년 전쟁 이전에는 가장 열성적인 반시아주의적 양상을 나타내던 살라피스트들 조차 시아
파에 대한 노골적인 비난을 금지하는 정부의 가이드라인 안에서 그들의 메시지를 낼 수밖에 
없었다. 2003년 이후로 정부의 제한이 유명무실해지고, 종파적 정체성의 양극화가 가속화되자 

2) 넓은 뜻으로는 예언자 무함마드의 뒤를 잇는 정통 칼리파 아부 바크르, 오마르, 오스만의 칼리프 승계를 인정하
지 않는(rafḍ) 시아파 이슬람교도를 일컫는다. 그러나 여러 이슬람 학자들은 이 말을 시아파 일반이 아니라 그중
에서 위의 세 칼리파를 이슬람 공동체의 불법적 지배자들이며 알리만이 무함마드를 계승한 신성한 권리를 가졌
다고 믿는 극단주의자들에게만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어떤 사람들은 라피다들을 굴라트파·자이디야
파와 함께 시아파를 구성하는 세 주요집단들 가운데 하나로 보았다. 4대 정통 칼리파 알리가 무아위야(초대 우
마이야조 칼리프)보다 칼리프위(位)에 우선권이 있다고 주장하는 대다수의 시아파 사람들에게, 반대파 사람들이 
라피다를 사용할 때는 극단주의의 느낌을 주는 경멸 섞인 용어로 쓰였다 (http://preview.britannica.co.kr/ 
bol/topic.asp?article_id=b05r3898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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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라피스트들이 채택하는 용어상의 변화가 즉시 드러나기 시작하였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아잠 대신에 라피다를 사용함으로써 전체 시아파를 배척하고 비난하기 위한 담론의 틀을 민족
적 이질성의 강조에서 교리적 이슈로 바꾸었다는 데서 나타난다(Haddad 2013).

가장 분명한 예는 이라크에서 가장 유명한 반시아파 살라피스트 논객인 따하 알둘라이미
(Ṭaha al-Dulaimī)에게서 찾을 수가 있는데, 그는 유프라테스강 상류 쪽의 안바르(Anbar)에 순
니파 지역이 형성된 것을 두고 “쓰레기 시아파로부터 벗어났”으며, “남쪽의 시아파를 죽이기” 

위해서 유프라테스강의 물줄기를 끊을 수 있다는 말을 하기도 하였다. 알둘라이미의 언술들은 
거의 전적으로 반시아주의와 연관되어있지만, 2003년 이전 그의 설교는 종파적 도그마에 기반
한 증오를 살짝 감춘 채 반이란주의적 관점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다. 본질적으로 그의 진심어
린 반이란주의는 아랍 민족주의자들의 맹목적인 국수주의와 종파적인 편견을 아무런 제한 없
이 있는 그대로 결합시킴으로써 종파주의적 살라피스트 신조를 설파하는 매개체로 기능하였다
(Haddad 2013). 1990년대 설교까지만 하더라도 그는 “이란은 정통성 있는 시아주의와는 관련
이 없다. 진짜 정통 아랍 시아주의는 이란과 상관없다”, “고결하고 진실된 시아주의를 가지고 
있는 시아파와 이상한 시아주의와는 차이가 있다. 이들은 우리 형제들이다. 안으로 침투하는 
아잠을 조심해라”와 같은 말을 하기도 하였다(Haddad 2013).

종파적 극단주의자들은 통일성과 균일성이라는 입에 발린 말을 더 이상 하지 않으며, 국가는 
20세기 방식의 선별적이고 양면적인 종파 담론을 집행할 능력을 잃게 되었다. 2003년 이래로 
종파주의적 담론은 절충을 위한 여지가 거의 없으며, “좋은 시아파”를 위한 공간도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Haddad 2013).

반시아주의의 움직임이 강화되는 가운데, 시아주의 진영에서 또한 ‘라피다’가 용어로 채택되
어 사용되기 시작하였으나 그 의미는 반시아주의 진영에서 쓰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명예의 
상징으로 바뀌었다. 시아 운동가들의 한 집단은 그들 스스로를 알샤뱌브 알라피디(al-Shabāb 

al-Rafiḍī, 라피다 청년들)라고 부르고 있다. 비슷한 시아파 그룹들은 종파적인 도그마와 호전적
인 시아파 정체성을 주장하는 가운데 자신들을 라피다라고 언급하는 시와 노래를 지었다
(Haddad 2013).

이러한 변화는 중동의 국가들과 사회들, 그리고 그들 자신이 지난 10여 년간의 변화와 압력
에 어떻게 변해왔는지를 시사하고 있다. 종파적 담론에서 아잠이 소멸하고 라피다가 활력을 
얻는 상황은 2003년 이후 중동에서 국가와 국가적 소속, 종파적 관계에 적용되던 기준들이 
2003년 이후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나타내는 것이다(Haddad 2013). 이러한 변화가 장기적으로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는 매우 예측하기 어렵다. 하지만 그 결과가 한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것만은 분명하다.

20세기를 통틀어 이라크에서의 종파주의적 관계는 종교적인 수용이나 배제보다는 국가와 민
족성이라는 프리즘을 통해 형성되었다. 반면 사우디아라비아는 종파 교리와 정체성을 기준으로 
종파 배제의 기준을 마련하고 시행해왔다.(Haddad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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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2003년 이래로 사우디의 경우는 예외적인 것이 아닌 하나의 규칙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오늘날 중동에서 종파적 다름은 더 이상 우선적으로 민족과 국가적인 면
에 의해 규정되는 것이 아니라 종교적인 이질성으로 규정된다. 예전에 아랍 민족주의자에게 
영향을 받은 반시아주의 담론은 시아파의 민족적 그리고 국가적 정체성에 그들을 아잠이라고 
부름으로써 의문을 제기했으나, 오늘날 살라피즘(salafism)의 영향을 받은 담론은 시아파의 교
리, 종교적 믿음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그들의 이슬람 세계에서의 소속에 ‘라피다’라고 부르며 
의문을 제기한다. 이러한 민족적․국가적 배제로부터 종교적인 배제로의 변화는 잠재적으로 아
랍 국가의 역사에서 목격된 그 어떤 것보다도 다루기 힘든, 대대적인 분열을 초래하는 종파적 
경쟁으로 바뀌어 가고 있다(Haddad 2013).

 <표1> 주요 아랍 국가의 시아파 인구 비율

국가 시아파 인구 시아파 인구 비율

이라크 19,000,000 - 22,000,000 65% - 70%

예멘 8,000,000 - 10,000,000 35% - 40%

시리아 3,000,000 - 4,000,000 15% - 20%

사우디아라비아 2,000,000 - 4,000,000 10% - 15%

레바논 1,000,000 - 2,000,000 28% - 45%

쿠웨이트 500,000 - 700,000 20% - 25%

바레인 400,000 - 500,000 65% - 75%

아랍에미리트 300,000 - 400,000 10%

오만 100,000 - 300,000 5% - 10%

카타르 100,000 이하 10% 이하

* 출처: Pew Research Center’s Forum on Religion & Public Life, “Mapping the Global Muslim Population”, October 
2009에서 재정리

Ⅲ. 사우디아라비아 순니파 무슬림의 시아파에 대한 인식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약 200만 명의 시아파는 전체 인구의 10~15%를 차지한다. 시아파는 
대부분 인구학적으로 우세한 동부 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며, 가장 큰 유전과 가장 광범위한 가
공 및 정제 시설이 있는 곳이기도 하다. 동부주의 주도이자 최대 도시인 담맘에는 소수가 거
주하고 있지만, 압도적인 다수는 두 개의 큰 오아시스인 카타프와 알하사에 거주하고 있다. 메
카와 메디나에도 소규모 시아파 커뮤니티가 존재하며, 예멘 국경과 가까운 외딴 국경 지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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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즈란과 그 주변에는 약 10만 명의 대규모 이스마일리 커뮤니티가 살고 있다.(Middle East 

Report 2005, 1)

GCC 국가들의 정치적 종파주의(sectarianism)를 대변하는 사건은 2016년 초 사우디아라비아
(이하 사우디) 정부가 시아파(Shi'ah) 성직자 세이크 니므르 바끼르 알 니므르(Sheikh Nimr 

Baqir al-Nimr)를 갑작스럽게 처형한 것과 바 레인의 시아파 시위에 순니파인 사우디와  UAE

의 군대와 경찰이 동원되어 시 위를 진압한 사건이었다. 사우디 정부의 입장에서 시아파 니르
므는 영원한 반정 부  선동가였으며,  시아파가  우위를  점하고  있는  사우디  동부지역  
알  하사(al-Hasa)에서 아랍의 봄을 지지하며 시아파의 봉기와 시위를 독려했던 종교지도자였
다. 사우디 정부는 그와 함께 알카에다(al-Qaeda) 및 제휴 단체에 참여했던 46명도 처형하였다
(al-Jazira, January 2016). 이는 사우디 정부가 니므르를 사우디의 안정과 안보를 위협하는 테
러리스트로 간주했다는 의미이다. 반면에 대부분 순니파 사우디인들은 니므르를 종교적·정치적 
이단자로 간주했기 때문에 그의 처형에 환호하였다. 니므르의 처형은 사우디 내 순니파 vs 시
아파 사이의 종파주의 현황을 대변하는 사건이었으며, 이후 중동지역 내 시아파 우위국가인 
바레인, 이라크, 예멘에서 종파적 갈등 및 대규모 시위를 유발하기도 하였다.(황병하 2018, 

64-65)

사우디에서 가장 눈에 띄는 시아파 차별의 징후 중 하나는 주요 공식 직책 에서 시아파가 
과소 대표된다는 것이다. 시아파 장관이나 왕실 내각 구성원은 단 한 명도 없었으며, 시아파 
대사는 1999년부터 2003년까지 이란 대사를 지낸 자밀 알지시가 유일했다. 2005년 파하드 국
왕이 슈라 의회를 120명에서 150명으로 확대했을 때 시아파는 단 2명만 추가로 지명되어 그 
수가 4명으로 두 배 늘어났을 뿐이다. 시아파는 여러 겹의 차별에 직면해 있다. 교육은 특히 
어려운 문제다. 시아파 학생들은 순니파 강사들이 자신들을 쿠파르(이교도), 무쉬리쿤(다신교
도), 라피다 등으로 부르는 편견과 공개적인 적대감에 대해 불평한다. 최근 한 중학교 역사 수
업에서 시행되어 International Crisis Group(위기 그룹)에 제공된 시험지 사본에는 학생들에게 
“아흘 알순나[순니파]가 시아파를 라피다로 규정하는 것을 선호하는 이유”에 대해 논술하도록 
요구하는 내용이 들어있었다. 주로 시아파 학교를 포함한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의 종교 교과
서에도 비슷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2004년 시아파 활동가들은 학교 내 차별을 논의하기 위
한 공개 세미나를 요청하는 발표에서 리야드 초등학교에서 한 교사가 시아파 학생을 비방하고 
“시아파를 배교죄(타크피르)로 묘사”한 사건을 설명했다. 시아파는 압도적인 다수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부 지역의 학교 교직원과 행정기관에서 제대로 대표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여성들이 더 큰 영향을 받고 있다. 이 지역의 여학교에는 시아파 교장이 한 명도 없어 
저명한 시아파 여성 운동가들이 자녀 교육을 돌볼 수 없다고 한탄하고 있다. 동부 지역 학교
의 시아파 교사들은 신앙을 사적으로 유지하라는 경고를 받고 위반 시 무거운 처벌을 받으며, 

교과 과정 전반에 걸쳐 와하비즘을 강조한다. 위기 그룹이 입수한 사우디 경찰 기록에는 2004

년 알하사 출신의 49세 남성 시아파 중학교 교사가 시아파가 모여 종교 의식을 하고 공동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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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를 논의할 수 있는 회의실을 자신의 집에 만들었다는 이유로 해고당하고 한 달 동안 수감
된 사건이 기록되어 있다. 경찰 기록에는 이 센터가 시아파 커뮤니티 센터인 ‘후세이니야’와 
와하비들이 종종 폭력의 구실로 삼는 ‘이단적 혁신(비드아)’이라는 혐의가 적혀 있었다. 학교를 
졸업한 시아파는 또 다른 압박에 직면한다. 경찰과 군대 등 보안 기관의 일자리는 매우 드물
고, 이 일자리를 얻는다고 해도 승진 가능성이 거의 없다. 정확한 자료는 없지만 민간 부문에
서도 차별이 만연한 것으로 보인다. 그 결과 시아파는 불균형적인 빈곤과 가혹한 사회 환경에 
처해 있으며, 공식적인 기록이 없어도 동부를 방문하면 쉽게 확인할 수 있다.(Middle East 

Report 2005, 16-18)

사우디의 시아 무슬림들이 생활 속에서 느끼는 차별과 어려움은 다음과 같은 진술에서 살펴
볼 수 있다.

“나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시아파 소수파로서 살아가는 이야기, 정부가 체포하지 않도록 순
니파 형제들의 방식으로 기도하는 이야기, 무하람 달을 어떻게 보내는지에 대한 이야기, 마즐
리스에 참석하기 위해 서로의 집을 몰래 오가는 이야기 등을 항상 들었다. 나는 항상 사우디
아라비아에서 시아파로 살아가는 이 ‘비밀스러운’ 삶을 상상했지만, 알라의 계획 덕분에 나는 
현재 사우디아라비아에 있고 그 느낌을 직접 말할 수 있게 되었다. 나는 약 한 달 전에 사우
디아라비아 젯다에 왔다. “비밀스러운” 생활에 대한 내 생각이 바뀌었다. 이곳에는 유럽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이슬람 센터’와 같은 것은 없지만, 젯다의 가정과 기업에는 여전히 상당히 
큰 시아파 커뮤니티, 즉 네트워크가 번성하고 있다. 이곳에서 시아파 센터나 시아파가 운영하
는 모스크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 동료 시아파에 대한 네트워킹과 지원은 
확실히 훨씬 더 잘 이루어지고 있다.”

(https://www.islamicinsights.com/news/community/a-shia-in-saudi-arabia.html)

“무스카트에서 처음으로 한 반 친구가 나에게 “야, 너 시아파 맞지?”라고 방 건너편에서 소
리쳤다. 나는 움찔했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시아파로서 성장하면서 느낀 감정을 잘 말해준다. 

우리는 용인된 것이지 받아들여진 것이 아니었다. (사우디에서) 우리는 종교 모임이 열리는 집
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차를 주차했고, 수업 시간에 이슬람 연구 선생님이 우리가 얼마나 길
을 잃었는지 선언하기 위해 우리를 골라낼 때 혀를 깨물며 배웠다. 내가 유일하게 듣고, 존중
받고, 받아들여진다고 느낀 때는 무스카트에서였다. 12년 전 파키스탄으로 이주한 이후 나는 
그 어느 때보다 핍박을 많이 받았다. 배우자가 모스크에 기도하러 가는 것이 너무 두렵고 정
치·종교 등 내 의견을 말하기에는 누군가 나를 신성모독으로 고발하고 군중에게 린치를 당할
까 봐 너무 두려웠다.”

(https://www.reddit.com/r/shia/comments/10pdcm8/how_is_it_being_shia_in_saudi_arabia/?rdt=43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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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와 상생을 위한 목소리도 새롭게 나타나고 있다. 사우디의 저명한 성직자가 시아파 무슬
림 학자들을 비무슬림으로 간주했던 자신의 견해를 공개적으로 뒤집고 보수적인 왕국의 많은 
성직자들이 선전하는 주류 신념에 반하는 주장을 펼쳤다. 메카 그랜드 모스크의 전 이맘인 아
델 알칼바니는 사우디 방송사 MBC와의 인터뷰에서 새롭게 다듬어진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이 성직자는 이전에는 시아파 학자들을 ‘이단’이라고 생각했지만, 전 슈라 의회 위원이자 움무 
알쿠라 대학의 샤리아 교수인 하템 알아우니가 ‘이단’ 문제를 다룬 책을 읽은 후 생각이 바뀌
었다고 말했다. 알칼바니는 시아파 학자들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발표하는 기사를 발표하려고 
했으나 정부의 압력으로 인해 발표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나는 더 이상 한 하나님
을 믿고, 우리의 (할랄) 고기를 먹고, 우리의 끼블라를 향해 엎드리는 사람들에게 배교를 선언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https://www.newarab.com/news/saudi-ex-imam-mecca-no-longer-considers-shia-heretics)

아랍의 무슬림들은 이슬람 내혼율을 철저히 준수할 것이 요구되어서 다른 종교집단과의 혼
인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만약 이종교간에 혼인이 일어난다면 이슬람에 대한 소속감이 약
화될 것이고 결국 이슬람 체제 자체가 붕괴될 위험이 있다고 보는 것이다.

가족은 사회의 기본적인 구성단위일 뿐만 아니라, 새로 태어난 구성원들에게 그 문화의 레퍼
터리를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고 있다는 점에서 사회문화체계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
을 차지하고 있는 셈이다. 개인은 태어나면서 한 가족의 구성원이 되지만 또한 자신의 혼인으
로 새로운 가족을 창설하게 된다. 언뜻 생각하기에는 혼인이 남녀 두 사람의 결합인 것 같지
만, 사실상 혼인은 그 이상의 것이다. 즉, 많은 경우에 혼인은 당사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
이 소속한 집단의 중요한 관심사이고 사실 그것은 집단들을 인척관계로 연결시키는 하나의 중
요한 제도적인 장치이기도 하다.(한상복 외 1994, 103)

혼인을 통해 당사자는 배우자를 얻게 될 뿐만 아니라 장인, 장모, 처남, 체제 또는 시부모, 

시동생, 시누이 등과 인척관계를 맺게 된다. 이와 같이 혼인은 당사자의 결합뿐만 아니라 그들
이 소속한 두 가족의 결합을 가져오게 된다. 예로부터 혼인을 통한 가족 간의 결합은 사회집
단의 유지ㆍ존속에 아주 중요한 적응 메카니즘으로서의 기능을 맡고 있다.(한상복 외 1994, 

115)

혼인은 남녀 당사자 두 사람만의 성적ㆍ경제적 결합 이상의 것이다. 혼인의 이러한 속성은 
배우자의 선택에도 잘 나타나고 있어서 많은 사회들이 혼인 당사자가 임의로 배우자를 선택하
도록 내버려두지는 않는다.

Institute for Gulf Affairs의 한 정책보고서에는 순니파와 시아파 가족 간에 가장 친밀한 형
태의 사회적 통합인 결혼이 허용되는지 알아보는 인터뷰가 담겼다. 질문은 “사우디아라비아에
서 순니파와 시아파 간의 결혼이 일반적인 관행인가(또는 사회적으로 허용 되는가)?”였다. 인
터뷰에 참여한 사람들의 100%가 시아파와 순니파의 결혼은 사회적으로 용납되지 않는다고 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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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지만, 소수의 사람들은 종파적 갈등이 발생하기 전에는 특정 도시에서 종파간 결혼이 일반
적인 관행이었다고 언급했다. 국제결혼을 한 사람을 알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들은 모두 불행
한 결말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있었다. 카타프에서 온 두 명의 남성은 “정부가 이혼을 강
요”하여 결혼 생활이 끝났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다고 말했다. 사이하트 출신의 한 여
성은 이렇게 말한다:

“리야드 출신의 수니파 남성과 결혼한 친구가 있는데... 결혼 후 그는 그녀가 가족을 만나러 
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고 아이도 낳았지만 그는 아이에게 시아파에 대해 나쁜 이야기를 가
르쳤다. 그들은 이혼했다... 우리가 듣는 대부분의 이야기는 이런 식이다.”(Perazzo 2013)

알하사에서 종파간 결혼이 가장 흔하거나 허용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는데, 이는 알하사가 
시아파가 다수이고 순니파가 소수인 도시라는 사실 때문일 수 있다. 모든 응답 중 가장 낙관
적인 답변은 카타프 출신의 28세 남성에게서 나왔다:

“나는 개인적으로 사우디 또는 다른 아랍 국가에서 온 순니파와 결혼한 시아파 여성과 남성
을 최소 12명 이상 알고 있다. 알하사에서도 시아파가 순니파와 결혼하는 것은 많은 마을에서 
흔한 일이었고, 적어도 종파적 긴장이 고조되기 전까지는 그랬다. 알하사의 많은 가정과 씨족
에는 순니파와 시아파가 있으며, 때로는 한 가정에 속해 있기도 하다.”

이러한 현상의 일부는 많은 사우디 성직자들이 순니파가 시아파를 결혼 상대로 삼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고 선언한 사실을 통해 이해할 수 있다. 사우디 정부가 이슬람 결혼 원칙에 대
한 교육을 위해 발행한 종교 팸플릿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다: “힌두교도, 불교도, 다신
교도, 무신론자, 시아파는 결혼이 금지되어 있다.”

또 다른 사우디 성직자는 자신의 웹페이지에서 시아파와 결혼해도 되는지 질문을 받았다. 이 
성직자의 파트와는 다음과 같다: “거부자들(시아파)은 순니파를 이교도라고 부르며 그들과 함
께 예배하지 않는다. 따라서 순니파는 그들이 쿠란을 반대하기 때문에 그들을 이교도로 간주
한다..... 알리 이븐 아부 탈립과 하산, 후세인, 자인 알아비딘을 숭배하며 그들을 주님이라고 
부른다.... 따라서 그들의 도살과 여자들과의 음행은 금지되어 있다.”

결혼에 관한 응답을 보면 시아파와 순니파의 결혼은 일반적인 관행이 아니며 일반적으로 사
회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된다. 순니파 성직자들의 담론에 따르면 순니파가 시아파
를 배우자로 삼는 것은 이슬람에서 금지되어 있으며, 시아파와 결혼하는 것은 종교적 죄악이
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시아파의 경우 순니파와의 결혼은 문화적으로 기피할 뿐 종교
적 근거가 없는 사회적 낙인에 불과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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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바레인 순니파 무슬림의 시아파에 대한 인식

바레인은 2011년 ‘아랍의 봄’ 당시 대규모 반정부 시위 · 폭동이 발생한 여섯 나라 중 유일
한 군주제 국가이며, 또한 기존의 정권이 이를 진압하고 사회적 안정성을 되찾은 유일한 국가
이다. 바레인은 국민의 다수를 시아파가 차지하는 반면 집권 왕가는 순니파에 속한다. 그리고 
‘아랍의 봄’ 당시 반정부 시위를 주도한 세력은 시아파 무슬림이었으며, 이는 순니파 왕가가 
대치하는 이슬람 종파간 대립의 양상으로 고착되었다. 바레인에서 2011년 2월 반정부 시위가 
발발했을 때, 정권 측은 당초 보조금 지급과 정치범 석방 등의 융화 · 회유책으로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였다. 

이러한 갈등은 바레인의 역사에서 비교적 최근의 발전이다. 기원후 9세기에 바레인은 시아파 
이슬람을 채택한 최초의 걸프 아미르국이었다. 그러나 시아파와 순니파 이슬람은 수세기 동안 
공존 해왔다. 1783년에 이르러 순니파 알 칼리파(Al Khalifa) 일족이 바레인의 군주가 되었다. 

19세기 중반 영국인들은 알 칼리파 일족을 현지 통치자로 인정했으며 바레인 은 영국의 보호
령이 되었다. 영국은 다른 식민지에서와 똑같은 분리와 통치 전술을 적용했다. 순니파 왕조는 
다수 시아파를 통치했다. 바레인은 1971년 영국으로부터 독립한다.

 1979년 친미 팔레비 왕조에 대한 이란 혁명은 전 지역을 흔들었다. 그것은 바레인의 시아파
가 그들의 군주제에 항의하도록 독려했다. 일부 바레인계 시아파는 종교 성직자도 정치 지도
자가 되어야 한다는 이란의 이데올로기를 지지하게 되었다. 그리고 2009년에 수백만 명의 이
란인들이 그들의 종교적인 정부에 항의하기 위해 거리로 나왔다. 그것은 많은 바레인의 젊은
이들로 하여금 이란의 통치 모델에 대한 거부감을 키우는 데 영향을 미쳤다. 그들은 종교적 
통제가 없는 의회 체제를 만들고 싶어 했다.

한편 바레인의 하마드(Hamad bin Issa al Khalifa) 왕은 노동조합, 정당 및 자문 의회 구성을 
허용하는 제한된 개혁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개혁의 어느 것도 시아파의 상태를 2등 시민의 
상태에서 변화시키지는 못했다. 바레인 국민의 70 %가 시아파임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의회는 
게리맨더(선거구를 자기 당에 유리하게 변경)를 통해 순니 다수로 구성되었다. 그러나 순니파
는 대체적으로 시아파가 종파 간의 긴장감을 조성했다는 정부의 입장을 믿는다.(The 

Groundtruth Project, 2013)

예를 들어, 그들은 순니파 기업들의 불매 운동을 촉구하면서 분파 사이에 쐐기를 몰아넣은 
시아파 정치 조직인 알 위파크 (Al Wefaq)를 비난한다. 또한 순니파는 시아파 폭력 사태의 희
생자가 되었다고 주장한다.

바레인의 장관인 사미라 라잡(Sameera Rajab)은 “많은 순니파들이 거리 시위로 위험에 처했
다고 느끼고 있다.”고 말한다. 야당 활동가들은 시위는 대개 시아 인근 지역에서 일어나며, 상
처를 입을 수 있는 유일한 순니파는 시위진압에 투입된 경찰이나 군대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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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니파 정치 단체의 지도자들은 현재의 불안정에 대한 나름의 설명을 하고 있다. 순니파 계
열의 국민통합회의(National Unity Assembly) 최고 지도자 압둘라 알 후와이휘 (Abdullah al 

Howaihi)는 시아파가 주택과 일자리에서 차별을 받지 않는다고 말한다. 그러나 그는 시아파가 
군대에서 심각하게 과소 대표되고 있음을 인정한다. 그는 이어서 시아파가 안전상의 위험이 
있다고 주장함으로써 차별을 정당화하는 발언을 지속했다. 또한 “당신은 바레인의 통치자를 따
르는가 아니면 다른 통치자를 따르는가?”라는 질문을 던지며 바레인의 시아파가 이란에게 충
성을 바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슬람 극보수주의라고 할 수 있는 순니파 살라피즘 추종자들은 시아파의 국가에 대한 불충
성을 시아 종교 자체의 문제로 인식하기도 한다. 살라피즘 성직자들 중 일부는 시아 무슬림들
을 정당한 무슬림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바레인 하원의원인 아델 알 무와다 (Adel al Moawda)

는 “당신이 (시아파 종교) 서적을 살펴본다면, 어린이를 살해하고 심지어 강간하는 것까지 정
당화하는 과격한 구절이 많음을 알게 될 것이며 그러한 것들은 이슬람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
다. 시아파는 폭력적인 행동을 저지르고 있다”고 까지 말한다.(The Groundtruth Project, 2013)

아랍의 봄 이후 점화된 바레인 시아 무슬림들의 시위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정부 반대자
들은 시아파가 되고 정부 지지자들은 순니파인 반면, 양측은 모두 이 싸움이 종교 분파 사이
의 싸움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종교적 문제가 아닌 정치적인 문제”라고 교육부 장관이었던 알리 파크로(Ali Fakhro) 박사
는 말한다. “순니파와 시아파는 오랫동안 평화롭게 살아왔으며 두 종파 사이의 결혼도 어느 
곳에서나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양측은 종파 간 분열이 2011년 2월 바레인에서 시위가 시작된 이후 악화되었다고 인
정한다. 시위가 시작될 무렵에는 순니파와 시아파가 펄 광장에서 함께 진을 치고 있기도 하였
다. 그러나 그 이후 이 운동을 분열시키기 위해 정부는 “시아파 시위대가 이란에 의해 통제되
고 바레인에 종교 독재를 부추길 것”이라는 식의 선전과 같은 종교 카드를 사용해왔다는 주장
이 있다.

“우리는 직장에서 순니파와 시아파 같은 테이블에 앉아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고는 했다. 하
지만 위기 이후 사람들은 서로 다른 테이블에 앉아 있다. 이전 친구들이 말을 하지 않으며, 또
한 많은 순니-시아 가정이 무너지고 있다”(The Groundtruth Project, 2013)고 말한다.

바레인은 순니파와 시아파의 첫 글자를 결합한 “스시(sushi)”이라고 불리는 혼종혼인으로 유
명하다. 바레인의 사회적 갈등은 개인의 삶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바레인에서는 가족법은 시아파이든 순니파이든 다른 법률이 시민에게 적용되는 유일한 공간
이다. 순니파와 시아파는 다른 가정 법원이 같은 종파의 판사가 그 종파의 샤리아에 대한 이
해의 해석을 적용한다. 특히 두 종파 사이에서 남녀 간의 상속과 구금의 분담에 관한 규정이 
다르다. 결혼하면 부부의 결혼 계약은 일반적으로 결혼의 권한을 법원이 정해져 있지만, 명기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이혼 또는 양육권 소송에 사용되는 법원을 결정하는 것은 남편의 종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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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가정 법원은 바레인의 시아파 성직자가 법적 권력을 보장하는 주요 영역을 구성하고 있
다.

물론 법의 내용에 대한 많은 논란이 있었다. 한 가지 주요한 문제는 성문화된 법이 순니파
와 시아파에 대해 상이한 적용 원칙을 유지해야하는지의 여부였다. 다수의 여성 운동가들은 
종파와 상관없이 시민으로서 법 앞에 평등해야하며, 순니파와 시아파 간의 많은 결혼이 존재
한다는 사실에 근거하여 통일된 법률을 지지했다. 그러나 성직자들의 집중적인 저항에도 불구
하고 정부는 각 종파마다 별도의 초안을 마련하도고 했다.

순니-시아 결혼이 사회통합의 상징으로 활용되는 경우들도 발견된다. 바레인에서 100명이 넘
는 바레인 순니-시아 부부가 사회적 결속력과 국민적 단결에 관한 문제에 관해 논의하는 행사
도 열렸다. 정보부 장관 사미라 빈트 라잡(Samira bint Rajab)과 10개의 NGO가 행사에 참석했
다.

바레인 의회 의원인 아흐메드 알 사티 (Ahmed Al-Saati)는 “순니파와 결혼 한 시아파로 구
성된 부부들은 바레인에서 화해에 대한 견해를 나누었다. 그들은 서로 다른 종파의 사람들이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다. 우리는 이 이니셔티브가 사회 통합을 지속적으로 촉진하는 데 도움
이 되기를 희망한다. 다양한 종교적 신념을 가진 사람들이 국민 화해에 관한 토론에 참여하도
록 초대하고, 또한 국민 통합을 증진하기 위한 다른 조치들이 취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Bahrain News Agency, 2012). 

순니-시아 사이의 결혼은 바레인 사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들 중의 하나였던 것으로 인
식된다. 

“50년 전까지만 해도 순니-시아 사이의 결혼이 별로 많지 않았었지만, 20년쯤 전, 즉 아버지 
세대에서는 순니-시아 사이가 매우 가까웠고 순니-시아 사이의 결혼이 많이 이루어졌다. 내 사
촌들도 순니 무슬림과 결혼한 경우가 여럿 있다. 아버지 세대 이후로는 아주 편안하고 쉽게 
순니-시아 사이에 결혼을 할 수 있었다. 대략 20% 정도는 순니-시아 커플인 것 같다. 1950년
대까지는 1%도 안 됐을 것이다. 그러다 60, 70년대에 이르러 5%정도로 늘어나고 80년대에 이
르러서 15% 내지 20%정도 수준이 되고 지금까지 유지되어 온 것이다. 그러나 최근 2-3년 사
이에는 그렇지가 않은데, 정치적인 이유가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다.”

“우리 둘 모두 배구선수였고, 남녀 팀이 함께 훈련하는 과정에서 만났다. 1984년에 약혼을 
했는데 그때까지는 순니-시아 구별 없이 살았다. 2011년에 상황이 변하기는 했다. 처음에 결혼
하겠다고 했을 때는 부모님께서 조금 반대하셨는데 곧 동의해주셨다. 부모님이 반대하셨던 이
유는 종파가 달라서가 아니라 부모님이 친족 안에서 며느리를 얻고 싶어 하셨기 때문이다.”3)

순니-시아는 같은 이슬람에 대한 믿음을 갖고는 있지만, 몇몇 종교적 실천에서 조금씩 다른 
모습을 보이며, 이로 인해 만들어지는 에피소드들도 있다.

3) 아랍 사회에서는 사촌간 결혼이 허용되며 집안에 따라서는 장려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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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니와 시아의 결혼 의식에는 약간 차이가 있어서 결혼식을 진행할 때 여러 가지 혼동스러
운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다. 하객들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지 헷갈려 했다.”

“종파간에 명절이라든지 관습이 일부 다르기 때문에 종교성이 강한 집안의 경우 문제가 발
생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중도적인 선택을 하고 있다. 우리 사이에 다른 종교적 행위가 있다
면, 예배를 볼 때 나는 손을 내리고 서고, 남편은 손을 가슴으로 들어 올린다는 점 뿐이다. 라
마단 따라위 예배4)를 좋아하는데, 시아에는 따라위 예배가 없다. 내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시아
는 기독교의 가톨릭과 비슷한 것 같다. 스스로를 희생자들로 생각하는 것 같고 좀더 엄격한 
종교생활을 강조하는 것 같다.”

어떤 경우에는 부인이 종파를 바꾸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가족 내부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슬람법적 판단을 받기 위해 찾아가야 하는 종교법정을 결정해야 하는 상황도 발생한다. 

“우리는 종파를 바꾸지는 않았지만, 결혼 계약서에 상속과 같은 가족 문제가 발생할 경우 순
니 종교법원에서 판단을 받는 것으로 동의했다.”

자녀의 종파간 소속에 대한 열린 태도도 확인할 수 있었다.

“아이는 어떤 종파를 선택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아마도 아빠를 따라 시아 무슬림으로 자라
나게 될 것이다. 우리가 동의한 것은 이슬람에 대한 기본적인 것만을 가르칠 것이다. 그리고 
아이가 자라나면 여러 가지 자세한 내용을 가르치고 아이가 종파를 선택하도록 할 것이다. 굳
이 어려서부터 순니, 시아를 나누어 가르칠 필요가 없다. 하지만 보통 아빠의 종파를 따르는 
게 관습이다. 순니와 시아에는 차이보다는 공통점이 훨씬 많다. 기본적인 믿음에 있어서는 차
이가 없다.

아버지가 시아 무슬림임에도 불구하고 순니 무슬림으로 성장한 경우도 있다. 

“큰 아들은 순니 방식으로 예배를 본다. 며느리도 순니 출신이다. 하지만 큰 아들은 순니 방
식으로 예배를 볼 뿐 순니니 시아니 말을 하지는 않는다. 그 아이는 내 쪽에서 예배를 보기도 
하고 엄마 쪽에서 예배를 보기도 한다. 나는 내 쪽에서 예배를 보라고 말하지 않는다. 작은 아
들은 순니 쪽인지 시아 쪽인지 나는 알지도 못한다. 내 쪽으로 아이들을 이끌려고 했으면 한
두 살 먹었을 때부터 아이들을 데리고 모스크에 갔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그저 아이들을 엄
마에게 맡겨 두었다. 아슈라 같은 때도 나는 보통 혼자 간다. 아이들과 함께 갈 때도 있는데, 

아이들은 보통 엄마쪽과 함께 한다.”

‘아랍의 봄’ 이후 순니-시아 간 갈등이 깊어지면서 혼종혼인 가족의 해체도 자주 발견되고 
있다. 물론 정치사회적 갈등만이 혼종혼인 가족의 해체를 추동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우리 집안도 그렇고, 우리 부부는 그다지 종교성이 강하지는 않다. 종교성이 강한 집안에서
는 순니-시아 사이의 결혼이 쉽지 않다. 결혼을 하더라도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유지해가지 못하

4) 라마단 기간 동안에만 모스크에서 행해지는 특별 밤 예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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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경우가 많다. 종교적인 문제는 종파가 다른 부부 뿐만 아니라 종파가 같은 부부 사이에서
도 벌어지는 일이다. 즉, 종교적으로 보수적인지 아닌지의 여부가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본다. 바레인은 작은 사회다. 어떤 집안끼리 결혼하는 가가 중요한 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전에 비해 혼종혼인 가족의 해체 이유로 정치사회적 원인을 드는 경우
들을 발견하게 된다.

“2011년 이후에 사람들이 순니니 시아니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내 작은 아들의 경우 학교에
서 ‘너 순니냐, 아니면 시야냐?’라는 질문을 받았다고 한다. 그래서 아들을 다니고 있던 공립
학교에서 사립학교로 전학을 보냈다. 그리고 2011년 이후 사람들이 갈라섰다. 내 친구들 대여
섯 명은 순니-시아 갈등으로 이혼을 해야 했다. 아이들도 엄마쪽으로 아빠쪽으로 뿔뿔이 흩어
지게 되었다. 이혼할 때는 결혼할 때 결혼계약을 맺은 종파 쪽으로 가게 된다. 앞으로 이 싸움
이 끝나게 되면 예전처럼 순니-시아가 함께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이다.”

Ⅴ. 결론

걸프지역에서 이슬람 종파간의 반목과 긴장은 그 뿌리가 깊다. 하지만 이 지역에서 이슬람 
교리에 바탕을 두고 시아파를 종파적으로 차별해온 나라는 순니파의 종교적 정통성을 강조하
는 사우디아라비아가 유일하였다. 그러나 1979년 이란의 이슬람혁명과 2003년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 정권의 몰락은 양 종파간의 긴장상태를 국제정치적 갈등상황으로 발전시켰다. 이슬람 
혁명 이후의 이란은 주변 지역에 영향력을 미치기 위한 도구로써 시아 종파주의적 정체성이 
드러나는 외교정책을 수립하였으며, 이라크의 시아파는 2003년에 시아 이슬람 운동을 전개하
며 이란과의 연결망을 강화하기도 하였다. 최근에는 종파적 양극화가 심화하는 가운데 반시아
주의(anti-Shi‘ism) 또한 이 지역에서 급격히 세력을 넓히고 있다. 그간 주로 민족적인 이질성
으로 인해 구별되어 왔던 시아파는 현재 무슬림 집단 그 자체에서 버림받고 있다. 20세기를 
통틀어 이라크에서의 종파주의적 관계는 종교적인 수용이나 배제보다는 국가와 민족성이라는 
프리즘을 통해 형성되었다. 반면 사우디아라비아는 종파 교리와 정체성을 기준으로 종파 배제
의 기준을 마련하고 시행해왔다.

그러나 2003년 이래로 사우디의 경우는 예외적인 것이 아닌 하나의 규칙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오늘날 중동에서 종파적 다름은 더 이상 우선적으로 민족과 국가적인 면
에 의해 규정되는 것이 아니라 종교적인 이질성으로 규정된다. 예전에 아랍 민족주의자에게 
영향을 받은 반시아주의 담론은 시아파의 민족적 그리고 국가적 정체성에 그들을 아잠이라고 
부름으로써 의문을 제기했으나, 오늘날 살라피즘(salafism)의 영향을 받은 담론은 시아파의 교
리, 종교적 믿음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그들의 이슬람 세계에서의 소속에 ‘라피다’라고 부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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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문을 제기한다. 이러한 민족적․국가적 배제로부터 종교적인 배제로의 변화는 잠재적으로 아
랍 국가의 역사에서 목격된 그 어떤 것보다도 다루기 힘든, 대대적인 분열을 초래하는 종파적 
경쟁으로 바뀌어 가고 있다(Haddad 2013).

걸프지역의 소국들은 늘 주변의 영향력 있는 인접 국가들로부터의 실질적인 압력을 외면할 
수 없었고, 이 영향력 있는 나라들은 바레인 내의 논쟁을 계속해서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바
레인 정부와 친정부 지지세력은 이란이 바레인의 시아파에게 지나친 영향력을 가지게 되는 것
을 두려워하는 반면 반정부세력 운동가들은 정부가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한 경제적․정치적 의
존을 심화함으로써 바레인의 정치 개혁이 방해받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바레인의 정치적인 
대립이 결코 단순한 종파적인 대립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현재 걸프지역에서 고조되고 있는 
이슬람 양대 종파간의 정치적 긴장의 맥락에서 바레인의 경우 또한 순니파와 시아파 사이의 
갈등과 반목 또한 점점 심화되고 있다.

2011년 이후 격화된 바레인의 정치적 긴장과 시리아 내전 사태가 단순히 종파간 대립이 갈
등으로 표면화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다양한 정치적․사회적․경제적 이해관계를 달
리하는 집단들 간의 고착화된 갈등구조가 그 내부에 강고히 자리잡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분명히 갈등의 한 축에는 이슬람 순니파와 시아파 사이의 대결양상이 존재하고 있음을 부인하
기 어렵다. 



106   2023 추계공동학술대회  Fall 2023 Joint Academic Conference

<참고 문헌>

금상문(2018). “사우디아라비아 내 순니 와하비즘과 시아파 관계 연구”, 뺷한국중동학회논총뺸 
제39권 제2호.

황병하(2018). “GCC 국가별 족벌주의와 종파주의의 상호연관성 연구”, 뺷한국이슬람학회논총뺸 
제28-3집.

홍미정(2018). “사우디아라비아의 정치개혁운동과 새로운 정치지도”, 뺷중동연구뺸 제33권 제1호.

Diwan, Kristin Smith(2012) “Royal Factions, Ruling Strategies, and Sectarianism in Bahrain”, 

Sectarian Politics in the Gulf, Summary Report No. 7. Center for International and 

Regional Studies, Georgetown University School of Foreign Service in Qatar.

Faramarzi, Scheherezade(2011). “Clampdown in Bahrain”, The Nation, September 12.

Friedman, Brandon(2012). “Battle for Bahrain: What one uprising meant for the Gulf states 

and Iran”, World Affairs, March/April 2012.

Kinninmont, Jane(2012). Bahrain: Beyond the impasse, London: Chatham House.

Louër, Laurence(2012). “The State and Sectarian Identities in the Persian Gulf Monarchies: 

Bahrain, Saudi Arabia and Kuwait in Comparative Perspective”, Sectarian Politics in 

the Gulf, Summary Report No. 7. Center for International and Regional Studies, 

Georgetown University School of Foreign Service in Qatar.

Louër, Laurence(2013). “Sectarianism and Coup-Proofing Strategies in Bahrain”, Journal of 

Strategic Studies, 14 May 2013.

International Crisis Group(2005). “The Shiite Question in Saudi Arabia”, Middle East Report 

N°45

Perazzo, Bayan(2013). On Being Shia in Saudi Arabia”, Institute for Gulf Affairs

https://www.newarab.com/news/saudi-ex-imam-mecca-no-longer-considers-shia-heretics

https://www.islamicinsights.com/news/community/a-shia-in-saudi-arabia.html

https://www.reddit.com/r/shia/comments/10pdcm8/how_is_it_being_shia_in_saudi_arabia/?rdt=43152



제2부. 사회·문화 분과 (명지대 중동문제연구소)   107

2023 추계공동학술대회  Fall 2023 Joint Academic Conference

아랍의 봄 이후 시아파 차별 정책과 걸프 왕정의 정권 유지*

이수진 (한국외대)**
 Soojin Lee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I. 서론1)

아랍의 봄을 겪으면서 걸프 왕정의 정당성과 정권 유지 문제는 지속적인 도전을 받아오고 
있다. 특히 정권이 완전히 교체된 튀니지, 리비아, 알제리, 이집트와 같은 국가들과 다르게 걸
프 왕정은 정권을 유지할 수 있었지만, 이후 지속적인 정권의 정당성 문제, 왕실의 존속 문제
에 도전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많은 학자들이 왕실이 생존할 수 있었던 이유를 왕실의 정당
성, 외부 세력의 지지, 그리고 천연자원에서 그 원인을 찾았다(Yom, 2012). 

그러나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요소들이 혼재된 아랍의 봄 발발은 이후 왕정국가들에서도 
지속적으로 사회적 불안을 고조시킴과 동시에 왕실의 존속에 위협을 가하였다. 사우디아라비아
에서도 대중들은 경제적 어려움, 강압적인 정치 환경에 대한 시위를 하였고, 왕실의 정권 생존
에 대한 불안감은 고조되었다. 쿠웨이트에서는 시민들이 더 많은 정치인들의 선출과 정당의 
합법화, 국가 개혁을 요구하면서 알 사바(Sheikh Sabah al-Ahmad Al Sabah)국왕의 권력에 위
협을 가했다. 바레인은 그중에서도 가장 대규모 시위를 겪은 국가였다. 바레인은 왕정 국가들 
중 유일하게 국왕의 퇴위를 요구하는 시위가 발생했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걸프 왕정 국가들은 다양한 정책을 시행했다. 대부분의 GCC 

국가에서 경제난을 타파하기 위해 보조금을 지급하였고, 경제 부양책이자 경제 구조 다각화의 
일환으로 Vision 2030과 같은 대규모 경제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석유 자원 의존도를 낮추어 
미래를 대비하고, 일자리 창출 등으로 인구 다수를 차지하는 청년층의 불만을 잠재우고자 노
력하였다. 사우디 정부는 약 130억 달러 이상의 예산을 연봉 인상과 주거 안정, 다른 경제 부

 * 본 발표문은 2023년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2023S1A5A2A030854641113582110600101). 
** 전임강사,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대학원, soojin0323@hufs.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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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책을 위해 배정하였다. UAE 역시 약 2억 달러의 예산을 자국 내 동부 빈곤지역의 시설기반
을 확충하는데 배정하였다. 바레인 정부는 모든 바레인 국민들에게 2600달러를 보조금으로 지
급하였고 쿠웨이트 정부 역시 자국민들에게 3500달러를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정책을 시행하였
다. 카타르는 자국민 공무원의 급여를 60퍼센트 가량 인상하였다. 정치적인 권리에 있어서도 
반정부 시위대와 여론의 의견을 일부 수용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경제 상황 개선을 요구
하는데에 대한 대응책을 제외하고 정치적인 권리 확대에 대한 대응은 미진하였다. 

아랍의 봄 발발 직후 GCC 국가들에서 목격된 시위나 시위 움직임에서 한 가지 더 주목해야 
할 점이 있다. 바로 자국민들 중 소수집단인 시아파 국민들의 반정부 시위이다. 걸프 국가들의 
시아파 국민들은 오랫동안 정치적 차별대우를 받아왔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시아파를 대상으로 
하는 차별 정책의 철폐를 요구하였다. 특히 GCC 국가들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많은 시아파 인
구가 거주하고 있는 쿠웨이트와, 수니파 걸프 왕국들 중 유일하게 시아파의 인구 비율이 높은 
바레인, 그리고 UAE의 인구수와 비슷한 규모의 시아파 인구가 존재하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시아파를 중심으로 하는 반정부 운동의 움직임과 시아파 종주국인 이란과의 연대 움직임은 왕
정의 정권 생존 불안감을 더하는 요소가 되었다. 일례로 사우디아라비아의 주요 석유 생산지
역인 동부 지역의 시아파 거주자들이 차별과 억압, 주변화 정책에 대한 반발로 거리 시위를 
이어나갔다. 바레인에서는 인구 숫자로만 보았을 때 '다수'인 시아파에 대한 차별을 멈추고 동
등한 권리, 정치 참여 등을 요구하는 움직임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서 바
레인은 시아파 국민에게 2만개의 안보 관련 일자리를 창출하고 시아파의 지원을 허용하였다. 

바레인의 경우 수니파 외국인은 경찰이나 군인 등과 같은 직업에 지원할 수 있으나 시아파 국
민들에게는 매우 제한적이거나 합격하는 경우가 매우 드물었다. 휴먼라이트워치(Human Right 

Watch)와 미 국무부 역시 매년 발간하는 국가별 종교 자유도 보고서에서도 지속적으로 시아파
에 대한 차별 정책을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시아파 차별 사례들과 저항의 움직임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아랍의 봄 이후 중동 
지역에서 정권 교체기에 어떻게 그리고 언제 소수 종교 집단에 대한 차별이 강화되는지에 대
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연구자들은 아랍의 
봄 직후 다양한 형태의 갈등에 대해 연구하였다. 특히 아랍의 봄이 발생하면서 정권 교체기 
사이에 종교와 민족간의 긴장, 다양한 집단간의 분쟁과 특정집단에 대한 국가의 억압이 강화
되는 경향을 보인다고 지적하였다(Mansfield & Snyder, 1995; Snyder, 2000; Hegre et al., 

2001; Christensen, Nguyen & Sexton, 2019; Costalli & Moro, 2019). Anderson과 Lawoti, 

Zabad 등도 정권이 교체 될 때 소수 종교와 인종 집단은 종종 괴롭힘, 폭력, 국가 차원의 배
제 정책을 경험한다고 강조하였다. 

본 연구는 아랍의 봄 이후 시아파의 차별 정책에 대한 반정부 시위를 겪었던 걸프 국가들을 
대상으로 걸프 왕정 국가들의 정권 안보의 일환으로서 시아파 차별 정책을 연구한다. 특히 
GCC 국가들 중 수니파 걸프 왕국들 중 유일하게 시아파의 인구 비율이 높은 바레인,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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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AE의 인구수와 비슷한 수의 시아파 인구가 존재하는 사우디아라비아를 중점적으로 다루고자 
한다.1) 이를 위하여 우선 국가 차원에서 자행되는 소수 종교 집단에 대한 차별을 다룬 데이터
인 RASM(Religion and State-Minorities) 데이터를 이용, 국가의 소수 종교에 대한 정책적 규
제, 사회적 통제, 종교 수행(종교의식 등)에 대한 제한 등이 어떻게 시행되었는지 시아파에 대
한 차별 사례와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이를 정치적 안정 지수(Political Stability Index)

와 비교하여 시아파에 대한 차별 정책과 권위주의 정권 유지의 상관관계를 확인하고자 한다. 

2. 선행연구

우선 연구를 선행하기에 앞서 크게 두 가지의 연구 분야를 살펴보아야 한다. 첫째는 중동지
역에서 수니-시아파의 분파 갈등 사례 연구이고, 두 번째는 안보화와 정권 안보에 관하여 코펜
하겐 학파의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1) 중동 지역 내 수니-시아파 분파 갈등 사례 연구

1979년 이란의 이슬람 혁명 이후 많은 학자들이 시아파의 영향력 확대와 수니-시아파의 대
립 구도에 대해 논의하였다. 특히 두 분파간의 갈등 양상은 2006년 이후 레바논의 헤즈볼라와 
이스라엘의 전쟁으로 인해 헤즈볼라가 대중들의 열렬한 지지를 받기 시작했고, 뒤이어 발생한 
이라크 내전으로 인해 강도 높은 시아파와 수니파 사이의 분쟁이 표면으로 드러나면서 지속적
으로 중동 지역의 분쟁을 이해하는데 주요한 요인으로 등장하였다. 물론 2011년 아랍의 봄으
로 인해 민주주의, 청년 실업문제, 경제 문제 등이 더 다양한 분쟁의 요인으로 주목받는 듯 보
였지만, 시리아 내전 발발과 함께 분파 갈등은 분쟁의 요인으로서 재등장 하게 되었다. 

역내 다양한 사건들을 거쳐 오면서 수니-시아파의 정체성은 점점 더 정치화 되었다. 수니-시
아파 갈등 구도는 외세 개입으로 인한 시아파의 영향력 확산과 중동 지역 각 국가의 내부에서 
일어나는 문제로 인식하는 두 가지 관점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우선 외세 개입으로 인한 시
아파의 영향력 확대를 주장하는 학자들은 이란의 이슬람 혁명과 미국의 이라크 점령이 역내 
분파주의의 확산을 일으키는 주범이라 여긴다. 이에 더하여 시리아의 바샤르 알 아사드(Bashar 

al-Assad) 대통령과 이라크의 전 총리 누리 알 말리키(Nouri al-Maliki)의 분파주의 정책이 역
내로 확산되면서 역시 분파주의 갈등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지적하고 있다. 

1) 사우디아라비아의 경우 시아파의 인구 비중은 낮지만, 왕실의 주요 경제 수입원인 석유의 생산 지대인 동부 지
역에 시아파 인구가 집중적으로 몰려있다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연구 국가로 선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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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 지역 내부, 특히 분파 갈등의 근간을 국내 정치 문제에서 원인으로 찾는 학자들은 소
셜 미디어와 각 국가의 시아파, 수니파 극단주의자들, 그리고 정치적 주변화(소외)를 이유로 꼽
는다. 이러한 환경과 이에 따른 분파간의 긴장에 대한 영향은 특히 권위주의 통치 하에서 확
연하게 나타난다. 지도자들은 정치적 접근이 허용된 그룹을 전략적으로 선택하여 지도자에 대
한 가장 유력한 경쟁자이자 위협으로 삼는다. 정치적 내부자들은 특별한 혜택을 받고 그 결과 
자신이 소속되어있는 정체성 그룹 사이에서 통치자에 대한 지지를 얻는다. 내부 엘리트들은 
정권에 대한 충성으로 인센티브를 받고, 그들의 공공재와 민간재를 얻기 위해 정치적 접근성
을 활용한다. 이러한 정치적 편파는 정권에 대한 충성으로 이어진다. 반대로 배제된 정체성 집
단은 차별과 불평등한 혜택을 받게 된다(Jazayeri, 2015). 

일례로 이라크에서는 사담 후세인(Saddam Hussein)이 이라크 사회에서 정치적 후원과 함께 
가족 중심 정치를 펼쳤으며, 쿠르드와 시아파로 구성된 다수 인구를 선택적으로 억압하고 배
제하였다(Al-Khafaji, 1992; Makiya, 1993). 시아파는 후세인이 권력을 잡고 있을 때 정부 구조
로부터 체계적으로 무시당하고 배제되어왔다(Akbaba, Taydas, 2011). 아사드는 알라위파와 관
련 있는 인물들과 가족들을 부군사 병력과 고위급 정치인 자리에 앉혔다. 리비아에서 역시 카
다피(Muammar Gaddafi)는 영향력 있는 부족들과 동맹을 형성하여 그들의 지지에 대한 대가로 
정치, 군사, 정부와 정보기관의 요직을 맡겼다(Larbi, 2010). 예멘의 살레(Ali Abdullah Saleh) 

대통령은 군사와 국가 기관의 주요 요직을 부족 출신 인물들로 채웠다. 바레인은 시아파를 정
권의 요직에서 배제하며 수니파 엘리트들에게 요직을 할당하였다.2) 

그러나 대내외적인 요소에 의한 분파 갈등의 핵심은 바로 집단의 정체성을 인지하고 이를 
정권 안보에 위협을 미치는 요소로 여기는 정부의 위협 인식에 있다는 것이다. 

2) 안보화와 정권 안보
  

본 연구에서는 코펜하겐 학파의 안보 관점에서 걸프 왕정 국가들의 정권안보 인식과 행위를 
이해하고자 한다. 코펜하겐 학파는 전통적인 안보 개념에서 탈피하여 비군사적인 위협을 설명
하기 위해 안보 개념을 확장하고자 하였다. 안보 문제가 주로 군사, 정치, 경제, 환경, 사회 중 
다섯 가지 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지만 코펜하겐 학파에서 안보 문제의 분야를 확장하는 것은 
다양한 측면에서 안보 문제를 분석함으로서 그 문제가 갖고 있는 위협의 복잡성을 이해하기 
위함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생존문제에 있어서 안보의 주체는 ‘국가’이기에 전통
적인 국가 중심적 안보론과 의미를 함께한다. 코펜하겐 학파에서는 안보화(Securitization) 행위
자와 안보의 대상, 수용자의 역할과 세 집단의 상호작용을 중요하게 여긴다. 비판적인 안보 연

2) 바레인의 경우 시아파와 시아파 정당은 정치에 참여할 수 있으나, 하원으로만 선거가 가능하며, 국왕이 모든 상
원의원과 내각 구성원들을 임명하는 정치 형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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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학자들은 (특히 코펜하겐 학파에서는) 정치적 행위자들이 국가의 생존이나 영토 보전에 별
다른 위협이 되지 않는 주제를 국가 안보 문제로 전환하는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서 “안보화” 

라는 용어를 만들었다. 따라서 코펜하겐 학파는 정치인들이 이민자, 종교, 민족, 언어 다양성, 

도시화, 교육받은 시민들에 대한 요소들을 안보화 시키고 그러한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서 예
외적인 조치를 취하고 그것을 정당화 한다고 여긴다. 위의 요소들은 국가를 더욱 강하게 만들
거나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고, 때로는 이 요소들이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하면 이 
집단은 강력한 제재와 감시·억압을 받을 수 있고, 억압받는 집단은 극도로 과격해지거나 국가 
내의 유사 집단과 결탁, 혹은 유사 정체성을 공유하는 주변국가와의 동맹·연대를 통해 세력을 
확장하고 국가를 위협한다(Buzan, Waever, de Wilde, 1998). 안보화 단계는 정치적 요소들이 
안보화 행위를 통해서 안보 문제로 규정되고 안보 행위자는 이미 정치화된 이슈를 안보 대상
의 생존을 위협하는 것으로 부각시킨다. 코펜하겐 학파는 사회를 국민보다는 동일한 정체성을 
공유하는 집단으로 정의한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 안보 대상은 집단과 집단의 정체성이며, 

다양한 종교나 언어, 혹은 인종에 의해 구성된 다양한 정체성으로 구성된 국가보다는 동일 정
체성을 가진 그룹을 사회집단으로 이해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집단 정체성이 구성되는 것을 
방해하는 사물이나 현상을 사회적 위협으로 간주한다. 사회적 위협에 노출된 집단은 안보 문
제를 해결하기 위해 위협에 대처하거나 해당 문제를 국가적 차원으로 격상시켜 정치적 안보 
혹은 군사적 안보 분야로 이를 옮겨 관리한다(Buzan, Waever, de Wilde, 1998; 122). 다시 말
해, 안보는 객관적으로 존재한다기보다 안보 행위자에 의해 현존하는 위협의 대상, 즉 안전이 
보장되어야 하는 안보 대상이 무엇인지를 정치적으로 쟁점화 하는 과정에서 구성되는 것이라
는 인식을 제시하는 것이다(김상배, 2016). 

걸프 국가들 역시 다른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다수인 수니파 왕정의 안보를 위하여 위협이 
될 만한 요소들을 안보화 하여 관리한다. 대표적인 예로 아랍의 봄의 전개 과정에서 벌어진 
시위와 사회적, 경제적, 정치 개혁, 정치적 처우 개선을 요구하는 시아파의 반정부 시위는 수
니파가 다수집단인 왕정 국가의 안보를 위협하는 안보화 요소로 자리하며 정권의 안보를 위협
하는 것으로 간주하게 되었다. 이는 아랍의 봄 이후 사우디아라비아, 바레인의 시아파를 정책
적으로 차별하거나 탄압하는 사례를 통해 살펴 볼 수 있다. 

3. 아랍의 봄 이후 걸프 왕정 국가의 시아파 차별 정책

시아파 인구는 전세계 무슬림의 약 13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시아파는 이란, 

파키스탄, 인도, 그리고 이라크에 거주하고 있다(Pew Research Center, 2009). GCC 국가에 거
주하고 있는 시아파 인구도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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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걸프 국가의 시아파 인구 비율> 
Country Proportion of Shi’a in the population

Bahrain 65-75%
Kuwait 20-25%
Oman 5-10%
Qatar 10%

Saudi Arabia 10-15%
UAE 10-15%

                출처: Pew Research Center (2009)

표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부 국가에서는 시아파가 수적으로는 분명한 다수이지만, 정치적 
영향력이나 사회적 인지에 있어서는 소수에 포함되고 있다. 시아파는 역사적 인식과 지속적인 
외부 세력과의 결탁에 대한 의심과 관련해서 체계적 차별과 편견을 직면해왔다(Serkal, 2015). 

쿠웨이트의 경우 시아파 인구는 1/4가량에 불과하지만, 의회 50석 중 6자리가 시아파 출신 의
원이며 다른 걸프 국가들에 비해서도 막강한 파워와 영향력을 보이고 있다. 이는 쿠웨이트가 
분파 갈등에서 자유롭다는 의미로 해석하기 보다는 오히려 정부에 의한 최소한의 법률적 보장
과 정치 참여 허용이 수니파와 시아파의 대립구도나 집단 사이의 긴장도를 낮추었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대조적으로 바레인과 사우디아라비아는 시아파와 수니파간의 갈
등과 차별정책이 만연하고 있는 상황이다. 

바레인

앞서 <표1>에서 확인한 것처럼 바레인의 절반이 넘는 인구가 시아파임에도 불구하고, 시아
파는 여전히 바레인 내에서 소수자로 여겨지고 있다. 아랍의 봄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대부분
의 중동 국가에서 수니-시아파 사이의 갈등보다는 사회가 통합되어 독재 체제에 반대하는 움
직임을 보였던 반면에, 바레인에서는 정부와 국민들 사이의 수니-시아파 갈등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아랍의 봄 이후 바레인 정부는 수십 개의 시아파 사원을 철거하기로 결정하였고, 이러한 
정부의 결정은 당시 중동지역을 휩쓸던 불안에 대한 위험한 시도로 평가할 수 있다. 이는 역
내에 널리 퍼져있는 시아파의 정치적 세력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있으며, 나아가 역내의 시아
파 주류 국가인 이란의 영향력을 저지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Abdo, 2011). 바레인 정부는 
이 과정에서 다수인 시아파의 반정부 시위를 비난하고 이를 단속하기 위한 폭력과 단속을 정
당화 하면서 이를 시아파 다수의 시위를 이란의 직접적 개입이나 정부에 대한 위협을 예방하
기 위한 조치로 정당화 했다. Abdo는 정부가 주도하는 분파 갈등이 사회 전역에 영향을 미치
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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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레인은 시아파가 주류를 이루는 국가들 중에서 가장 정치적 입지가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1년 아랍의 봄 이후로 시아파에 대한 차별은 더욱 철저하게 진행되었다. 왕실은 정치
적 자유를 완화하거나 정치 개혁을 단행 할 경우 주류인 시아파의 정치적 영향력이 강해지는 
것을 견제하였다. 이후로 하마드 국왕은 수니파 무슬림들을 국민으로 수용하면서 시아파와의 
인구 비율을 맞추고자 하였다. 2016년 UN 전문가는 시아파 커뮤니티의 구성원들에 대해 명백
히 ‘그들의 종교’를 근간으로 하는 표적이 되어왔다고 주장하였다(UNHR, 2016). 시아파의 시
위 이후 바레인 정부는 시위 집단을 ‘불법 집회’, ‘정권에 대한 저항 선동’, ‘자금 세탁’, ‘테러 
행위’ 등의 명목으로 기소하였다. 이에 더불어 바레인 정부는 ‘바레인의 시민행동 강령(Acts of 

Bahrain Citizenship)과’ ‘테러 행위에 대한 사회 보호 법(Protection of Society against Acts of 

Terror Law)’을 명목으로 시아파 국민들의 시민권을 박탈하기도 했다. 2016년 바레인의 유명한 
시아파 성직자인 이사 까씸(Ayatollah Sheikh Isa Qassim)은 별도의 재판 절차 없이 시민권을 
박탈시켰다. 까씸은 바레인 정부의 시아파에 대한 불공평한 무력 사용이나 검문 등을 강력하
게 비판해왔으며, 지속적인 반정부 설교를 해왔다. 시민권 박탈 처사에 대해 바레인 내무부 장
관은 성명서를 통해 까심이 설교를 통해서 분파주의를 조성하고, 불법적인 자금 모집과 자신
의 종교적 위치를 통해 외부 세력의 이해관계를 돕기 위한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했다는 점을 
밝혔다(Gladstone, 2016). 이 성명서가 발표 된 직후 이란의 꾸드스군의 사령관인 술레이만 장
군(Qassem Soleimani)이 인터뷰를 통해 바레인 정부의 시아파 성직자 탄압은 위험한 행위이며, 

이 레드라인을 넘을 시 바레인에 대한 공격을 불사하겠다는 메시지를 내비쳤다(Erdbrink, 

2016). 이러한 이란의 반응은 바레인 정부로 하여금 정권 안보 차원에서 다시금 시아파를 탄
압하는 명목을 재생산하게 만들었다.  

2023년 6월 바레인 정부는 Imam al-Sadeq 사원에서 진행되는 금요 예배에 시아파 무슬림의 
출입을 금지하였다. (Imam al-Sadeq 사원은 바레인 내에서 시아파의 금요 예배가 진행되는 주
요한 사원 중 한 곳이다.) 셰이크 산크르(Sheikh Sanqoor)가 바레인 당국에 감옥에 수감된 이
들의 면회와 소식들을 전해달라는 요구를 한 이후에 수감되었으며, 시위 이후 바레인 정부는 
그를 풀어주었다. Human Right Watch는 이를 두고 바레인 정부가 시아파 성직자들과 시아파 
국민들을 대상으로 차별을 일삼아왔다고 주장한다. 

사우디아라비아

사우디아라비아는 비록 걸프 국가 내에서 시아파 인구가 적은 편이지만, 시아파를 정권 안보
의 주요한 위협 요소로 보고 있다. 더욱이 1979년 이란의 이슬람 혁명 이후 시아파 다수인 이
란과의 경쟁이 심화되면서 현지의 시아파에 대한 처우가 더욱 엄격해졌다. 이슬람 혁명 이후 
이란이 공화국으로 전환하고 이러한 혁명을 주변국가로 수출하고자 했을 때, 사우디를 포함한 
걸프 왕정 국가들은 정권 교체의 위협으로 이란의 영향력이 자국 내에 확대되는 것을 저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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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자 하였다. 이후 사우디아라비아의 시아파에 대한 차별은 사우디 정치 체제 내에서 공고히 
제도화 되었으며, 이로 인해 시아파 정치인이 배출된 사례가 없다. 또한 시아파는 역사나 종교
와 관련된 과목을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이 금지되었고, 사법제도에서도 법률적인 판결에 대한 
거부에서 임의적인 구금과 차별적인 판결에 이르기까지 시아파에 대한 차별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사우디 정부의 시아파에 대한 국가 차원에서의 차별은 국가의 종교적 영향을 
받은 교육 체계와 정부가 후원하는 공식적인 종교 예배, 그리고 이에서 기인한 사법제도에서 
나타나며, 국가 차원에서의 차별 정책이 지속적으로 재생산 되고 있다. 

1950년대 이래로 사우디아라비아의 동부지역은 사우디 왕실에 적대적인 정책을 펼쳐온 지역
이었다(Matthiesen, 2012). 많은 시아파 국민들은 경찰과 군사병력에 의해 총상을 입거나 사망
하였고, 일부 이들의 장례식은 사우디아라비아 시아파의 주도로 일어난 반정부 시위 규모 중 
가장 큰 시위로 번져나갔다(Jones, 2006). 2009년에는 무함마드의 사망을 기념하는 행사를 위
행 사우디의 시아파 국민들이 메디나의 바키 공원묘지(Al Baqi) 성지순례를 가면서 시아파 성
지순례객들과 보안요원 사이의 충돌로 이어졌다. 이 보안요원들은 제복을 입지 않는 종교 경
찰이 포함되어있었으며, 그들은 이슬람의 특별한 기념일을 기리는 시아파 의식과 무덤을 방문
하는 등의 우상숭배적인 행위에 반대하였다. 메디나에서의 충돌은 수십 명의 시아파 순례객들
을 체포하는 것으로 이어졌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아랍의 봄 이후 시아파의 반정부 시위는 시아파 주거지역에 불평등한 
발전과 국가가 주도하는 종교적 차별에 반대하면서 시작되었다. 2011년 3월 사우디아라비아에
서도 “Day of Rage” 캠페인이 페이스북을 통해 확산되었고, 사우디아라비아에서도 소규모 시
위가 아우아미야(Awamiya)와 카티프(Qatif) 지방에서 열렸다. 이들은 사우디 시아파에 대한 평
등한 대우와 죄수들을 풀어달라는 요구가 담긴 플래카드를 들고 거리에 나섰다. 사우디 경찰
들과 군사들은 시위기간 동안 20명이 넘는 시위대를 체포하였다. 사우디 정부는 정부를 시아
파 뉴스 웹사이트인 Rasid에서 정부에 대한 강력한 위협을 느끼고 뉴스 사이트를 차단하고 
Rasid의 작가인 후세인 알 유세프(Hussain al-Yusuf)가 체포되었다. 이후 2011년 하반기까지 크
고 작은 시위들이 발생하기는 했지만, 카티프를 포함한 동부지역에서의 시위는 매우 제한적이
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억압정책과 개혁에 대한 약속, 복지와 처우개선에 대한 약속은 일시적
으로나마 대부분의 시민들을 집에 머물게 할 수 있었다(Matthiesen, 2012). 

2017년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사우디 내무부는 폭력시위에 가담한 시아파 4명을 처형했으며,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테러 조직 소속으로 통치자에 대한 불복종 혐의 및 경찰에 대한 테러 
공격, 탈주자 은신 등의 명목으로 이들을 처형했다고 밝혔다. 이 직후 카티프 충돌 사태가 발
생했다. 사우디 동부 지역에 위치한 카티프는 사우디의 시아파 밀집지역으로, 사우디아라비아 
정부의 주요 수입원인 석유가 매장되어있는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아랍의 봄 이후 이 지역에
서 사우디 왕실을 상대로 평등한 대우를 요구하는 시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해왔으며, 시위 과
정에서 경찰과 시위대 모두가 다치거나 숨지는 폭력사태도 이어졌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시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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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적대감은 정부 지원을 받는 수니파 종교 단체들과 국가 전반에 걸쳐 포진되어있는 수
니파 커뮤니티를 통해서 나타나며, 사우디 시아파는 오랜 기간 종교적 차별을 겪고 있다.  

4. 걸프 왕정 국가의 시아파 차별 정책과 정권 안정성 

걸프 왕정 국가의 시아파 차별 정책과 정권 안보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서 이 연구는 
RASM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RASM 데이터는 177개국에서 598개의 종교적 소수파에 대한 차
별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해당 데이터 시리즈 중 1990-2014년의 정보를 포함
한 Religion and State Round 3 (RAS3) 데이터를 활용하였으며, 아랍국가 내의 이슬람 마이너
리티로서 시아파와 가능한 경우 아흐마디를 포함하는 차별에 대한 데이터가 포함되어있다. 연
구의 기간이 아랍의 봄 이후의 걸프 왕정 국가의 시아파 차별 정책을 연구하고 있기 때문에 
아랍의 봄이 발발한 이후 IS의 발생이 일어나기 전인 2011년에서 2014년의 데이터를 사용하였
다. 해당 데이터에서 바레인과 사우디아라비아의 정부 차원에서 시행된 차별행위를 정치, 언론 
및 출판, 종교 및 종교 수행 등으로 분류하였으며, 데이터 표기방식에 따라 0=없음, 1=있음, 

2=비교적 엄격함, 3=매우 엄격함으로 표기하였다. 

<표2. 2011-2014년 걸프 국가의 시아파 차별 – 바레인 사례>
분류 문항3) 2011 2012 2013 2014

정치
A 1 1 1 1
B 1 1 1 1
C 0 0 0 0

언론 및 출판
D 1 1 1 1
E 1 1 1 1
F 0 0 0 0

종교 및 종교 수행

G 0 0 0 0
H 1 1 1 1
I 2 2 2 2
J 2 2 2 2
K 2 2 2 2
L 0 0 0 0

기타 M 20 20 22 22

       출처: RAS3 Dataset

3) 자세한 문항은 부록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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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 2011-2014년 걸프 국가의 시아파 차별 – 사우디아라비아 사례>
분류 문항4) 2011 2012 2013 2014

정치
A 0 0 0 0
B 0 0 0 0
C 1 1 1 1

언론 및 출판
D 2 2 2 2
E 3 3 3 3
F 0 0 0 0

종교 및 종교 수행

G 0 0 0 0
H 1 1 1 1
I 1 1 1 1
J 3 3 3 3
K 3 3 3 3
L 3 3 3 3

기타 M 78 80 80 80

      출처: RAS3 Dataset
  

위의 표 3과 표 4에서 보듯이 2011년부터 2014년까지 바레인과 사우디아라비아는 정부 주
도의 시아파에 대한 차별 정책이 상당히 강력하게 시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언론 통
제와 종교 수행에 대한 제한 역시 강력하게 시행되고, 종교 시설이나 성직자들을 이용한 소수 
집단에 대한 차별을 시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양 국가 모두 특정 종교시설에 대한 출입 
제한이나, 성직자들의 정치적 설교에 대한 제한을 비교적 엄격하게 시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
다. 또한 앞선 장에서 나온 사례와 마찬가지로 종교 의식에 대한 제한이나 성직자들의 설교가 
국가에 의해 엄격하게 감시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시아파 차별 정책이 실제로 정
권 안보에 도움을 주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정치적 안정 지수로 바레인과 사
우디아라비아의 정권 안정도를 확인하였다. 

<표 5. 2011-2014년 바레인/사우디아라비아 정치적 안정 지수> 
국가 2011 2012 2013 2014
바레인 -0.95 -1.13 -1.34 -0.91

사우디아라비아 -0.46 -0.48 -0.43 -0.29

    * 출처: the Global Economy

정치적 안정 지수는 한 국가의 정치적 안정성 및 정치적 동기가 있는 폭력이나 테러 행위 
등을 포함한 정권의 생존에 위협이 되거나 전복 가능성에 대한 인식을 측정한 값이다. 표 5에
서 보듯이 아랍의 봄 발발 이후 바레인과 사우디아라비아의 정치적 안정 지수는 소폭 하락하
거나 상승하였다. 바레인의 경우 아랍의 봄 이듬해인 2012년과 2013년 정치적 불안정성이 소

4) 자세한 문항은 부록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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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 하락하였으며, 사우디아라비아의 경우 지속적으로 정치적 안정 지수가 상승하여 비교적 안
정적인 상황으로 개선해나가고 있는 것으로 확인 분석 할 수 있다. 

하지만 시아파 차별 정책과 정치적 안정 지수를 통해 본 연구에서 얻고자 하는 차별 정책과 
정권 안보의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지적하는 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우
선 아랍의 봄 이후 특정한 사건에 따른 정책의 변화 보다는 이란의 이슬람 혁명 이후 지속적
으로 존재해오던 시아파와 외부세력의 정권 안보 위협으로 인해 일관적으로 제제를 가하고 있
기 때문에 시아파 차별 정책이 변수가 되어 정권 안보에 유의미한 변화를 미치기 보다는 지속
적인 정책의 시행으로 이해하는 것이 옳다고 여겨진다. 

5. 결론 

아랍의 봄 이후 민주화와 독재국가의 정권교체를 요구하는 아랍 국가들의 국민들로 인해 걸
프 왕정 국가는 정권 생존에 대한 지속적인 위협을 받아왔다. 왕실의 존속 문제는 지속적으로 
존재해왔지만, 걸프 왕정은 천연자원을 비롯한 국제 정치의 역학을 통해 생존해왔다. 왕정 국
가들 내에서도 반정부 시위는 이어졌지만, 정권 교체나 민주화에 대한 요구가 아닌 시아파의 
차별 정책 철회와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는 요구를 담은 시위가 이어졌다. 이는 이란의 영향력 
확대를 우려하는 왕정국가들의 정권 안보에 대한 우려를 더하였으며, 시아파에 대한 차별 정
책을 더욱 강화하고 영향력 확대를 저지함으로서 정권에 대한 위협을 줄이려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정권 안보를 위한 시아파 차별 정책이 왕정의 정권 안보에 미치는 영
향에 대해 국가의 종교 탄압과 차별을 나타내는 데이터인 RASM 데이터와 정권 안정성 지수
를 대조하여 분석하였다. RASM 데이터 분석을 통하여 아랍의 봄 이후에 시아파 차별 정책이 
존재함과 강도 높은 시아파에 대한 언론 통제와 종교 수행에 대한 억압이 존재함을 확인하였
으나, 정권 안정도와 상관관계를 찾는 데에 있어 유의미함을 확인할 수 없었다. 

이에 따라 향후 추가적으로 진행 예정인 연구에서는 데이터 활용에서 나타나는 한계를 보완 
할 필요가 있다. 우선 RASM 데이터는 국가 차원에서 소수 종파에 가하는 탄압을 표시하고 
있지만, 자세한 사례보다는 큰 틀의 구분을 지어 사례를 분류해두었기 때문에 특정 국가에서 
시아파에 대한 탄압의 강도 등을 이해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쉬운 점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정
치적 안정성 지수(Political Stability Index)는 국가 내부·외부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사건들을 함
께 평가하여 데이터로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같은 기간 중동 지역 내 다양한 국가의 불안 요
소(시리아 내전, 예멘 내전, IS의 등장 등)가 정권 안정성에도 영향을 받았을 것이라 고려할 
수 있다. 



118   2023 추계공동학술대회  Fall 2023 Joint Academic Conference

따라서 향후 해당 연구를 보완하는 과정에서는 정권의 정체성 정치와 정권 안보의 상관관계
라는 큰 틀에서 시아파 차별 정책 현상을 이해하고, 반정부 시위와 정부의 대응에서 시아파에 
대한 차별을 나타내는 자료들 확보하여 연구에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걸프 국가들
로 국한 시키는 것이 아니라 중동 국가들로 지역을 확대하여 더욱 다양한 사례와 데이터를 확
보하여 추가적인 사례연구를 통해 연구의 신뢰도를 높일 필요가 있을 것이다. 5)

5) 본 발표문은 현재 투고를 위한 미완성 초고 단계이므로 인용을 삼가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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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A

<정치>

A. 정치 캠페인이나 정당 선전에서 반종교적 논평의 존재
B. 선거에서 당선될 수 있는 종교적 정당들이 있는가?

C. 일부 또는 모든 정부 관리들이 직위를 유지하기 위해 일정한 종교적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경우

<언론 및 출판> 

D. 사설 매체에서 소수 종교에 대한 반종교 선전, 성명, 기사, 혹은 프로그램의 존재 여부
E. 종교 관련 서적의 전파, 집필, 출간의 제한
F. 공공장소에서 종교적 발언의 제한 

<종교 및 종교 수행>

G. 종교적 인물이나 공무원, 종교 정당의 회원들에 대한 체포, 구금, 모욕 
H. 신성모독법 혹은 다수 종교나 종교적 인물에 대한 연설 제한 
I. 종교시설에 대한 출입 제한
J. 성직자들의 설교가 감시되거나 제한 되는것 (일반적으로 정치적인 설교에 대하여)

K. 종교 의식, 안식일, 축제 및 공휴일에 대한 제한
L. 다수 종교 성직자들로부터 나오는 소수 종교에 대한 반대 연설이나 설교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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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자의 역할을 위한 경쟁: 
중동지역을 중심으로

김은비 (국방대)
 Eunbee Kim (Korea National Defense University)

I. 서론

2009년 The Strategic Foresight Group1)에서 작성한 보고서에 따르면 1991년 마드리드 평화
협상회의(Madrid conference)이후 2010년까지 중동지역의 모든 국가들이 분쟁으로 인해 지불해
야 했던 기회비용은 12조 달러에 달한다. 2023년 11월 5일 현재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으
로 인한 사망자만 해도 1만 명을 넘고 있으니 이 추산은 훨씬 더 커질 것이 분명하다. 이 보
고서는 중동지역이 지속 가능한, 안정적인 평화를 이룩한다면 지역 내 모든 국가의 경제, 생활 
수준, 삶의 질이 향상될 것이라고 설명한다. 인간의 생명이 보전될 수 있음은 언급할 필요 조
차 없다.

중동의 평화를 위해서 그간 여러 가지 노력이 이루어졌다. 협상을 통한 평화적 노력은 물론
이고, 무력을 사용하거나 국제공조를 통해 외교/통상의 제재를 가하는 등의 방법이 활용되었
다. 비록 항구적인 평화를 가져온 결과물은 아직 없지만, 중동의 평화를 위한 다양한 시도들은 
국가 간의 분쟁 해결과 평화 유지를 위해서 어떠한 조건들이 필요한가를 찾아내고 검증할 기
회를 제공하였다. 그중에서도 협상을 통한 전쟁의 종식 및 평화의 유지는 무력을 사용한 수단
보다는 인적, 물적 손해를 줄인다는 측면에서도 매우 긍정적인 수단으로서 인식되고 있으며 
중동지역에서의 평화 협상 경험들은 중동지역은 물론이고 다른 분쟁지역의 평화 협상에도 유
의미한 교훈을 주고 있다. 

그러나 오랜 기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중동 내 많은 갈등은 해결되지 않고 있다. 특히 중
동 문제의 가장 깊은 골이라고 할 수 있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하마스) 간의 갈등은 지난 

1) Strategic Foresight Group은 2002년 인도 뭄바이에서 설립된 정치 싱크탱크 그룹으로, 지금까지 인도-파키스탄 
분쟁, 스리랑카 분쟁, 중동지역 분쟁 등으로 인해 유발된 전쟁비용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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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초 전쟁으로 비화되었다. 상호 간 피해가 급증하면서 중재를 통한 휴전의 필요성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오슬로 협정 체결 등 그간 이-팔 문제 해결을 위해 수 차례 노력해 온 미국만
이 이번 전쟁을 멈출 수 있다는 논의가 나오는가 하면, 최근 중동에 영향력을 확장하고 있는 
중국이 중재자로 나서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물론 튀르키예, 카타르, 이집트 등의 국가도 중
재에 나섰거나, 나설 예정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비단 이번 전쟁뿐 아니라 다양한 중동 내 문제 해결에 많은 국가가 중재 역할을 자청하고 
있다. 특이할 만 한 사건 중 하나는 바로 지난 3월 중국이 사우디아라비아-이란 외교관계 정상
화 중재에 성공한 것이었다. 전통적인 중동 문제의 중재국인 미국, 오만이 아닌, 미국의 전략
적 경쟁국 중국이 해결했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사우디아라비아와 같이 분쟁의 중재 대상국
인 국가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같이 중동 밖의 문제 해결을 위한 중재자 역할에 나서고 
있다.

현재도 해결해야 할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중동에서, 중동 안의, 그리고 중동 밖의 문제를 
놓고 다수의 국가들이 서로 중재자가 되겠다고 경쟁하는 모양새이다. 이들은 중재자로서 역할
을 수행할 수 있는가? 이들의 의도는 무엇이고, 그 의도를 이룰 수 있을 것인가?

II. 논의의 배경: 중재

1. 중재자

분쟁 당사국들이 협상을 통해 분쟁을 그치고 평화를 유지하는데 있어 서로에 대한 ‘불신’의 
문제를 해결하기란 쉽지 않다. 이 불신은 전쟁이 일어나는 원인 중 하나이기도 하다. 

Jervis(1976), Fearon(1995) 등은, 각 국가들이 자신들의 전쟁 수행 능력과 싸울 의지에 대한 
정보는 잘 알고 있지만(즉, 사적 정보, private information) 상대 국가의 사적 정보를 모르기 
때문에 상대를 신뢰할 수가 없고 상대의 능력에 대해 오판함으로써 전쟁이 시작된다고 주장한
다. 반대로 말하자면, 사적 정보를 충분히 공유함으로써 능력과 의도에 대한 정보를 ‘공적’ 정
보로 만들어 불신을 해소한다면 신뢰를 구축하고 평화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Filson & Wener(2002)는—불신을 해소하기 위한—상대국의 능력과 의도를 파악할 방법으로 
전장(戰場)에서의 전투와 협상장에서의 대화를 제시하였다. 먼저 분쟁국은 전투를 통해 상대국
의 사적 정보를 수집하여 전투의 전개 상황에 맞춰 정보를 갱신하며, 이에 따라 전쟁 승리의 
가능성과 전쟁의 지속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Goemans, 2000; Wagner, 2000). 이에 더하여 협
상 테이블에서의 대화를 통해 상대국의 전쟁 지속/수행 능력, 다시 싸울 의지를 확인하고(즉, 

사적 정보를 수집하고) 전쟁 종료 및 평화 유지에 대한 구체적 실천 방안에 대해 논의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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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는 것이다(Filson & Wener, 2002). 

물론 이 두 가지 방법 중에 평화적으로 불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당연 협상이
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협상 과정의 가장 큰 걸림돌은 또다시 불신의 문제이다. 상대방이 
협상장에 나올 것인지, 나온다면 어떤 의도로 나오는 것인지, 믿을만한 협상 대상인지, 협상 
타결에 숨겨진 의도는 없는 것인지 등등 매 단계별로 의심을 걷어내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렇
기 때문에 학자들은 협상이 타결되었다는 것은 서로에 대한 신뢰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의
미한다고 강조하기도 한다(Reiter, 2009). 그러나 협상을 타결하였다 하더라도, 그 이후 각 당
사국들이 협상 내용을 이행함으로써 평화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불신의 문제는 여
전히 남아있다. 그러므로 협상을 처음 시작할 때부터 협상의 진행, 그리고 그 이후 협상 이행
의 감독까지를 담당하면서 협상 당사자들의 신뢰 문제를 완화해 줄 ‘제 3자’인 중재자가 반드
시 필요하다. 

중재(mediation)란 “분쟁 당사국들이 물리적 힘을 사용하거나 법률의 권한을 적용하지 않는 
가운데 분쟁을 멈추거나 이견을 해소하기 위해 개인, 집단, 국가, 또는 기구들로부터 도움을 
구하거나 도움의 제안을 받아들이는 분쟁 관리의 과정”을 말한다(Bercovitch, Anagnoson, and 

Wille 1991, p. 8). 중재자는 모든 교전 당사자들로부터 중재 임무 수행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하고, 오로지 평화적(비폭력적) 수단만을 사용해야 하며, 교전자들을 제재하기 위한 목적의 결
의안을 만드는 권한을 가지고 있어서는 안된다. 그러한 측면에서 ‘개입자(intervener) 혹은 참여
자(joiner)’와는 다르다고 할 수 있다(Beardsley 2011). 

2. 중재자의 역할

중재자의 역할은 중재자의 능력/의도/임무에 따라 촉진 및 소통자(facilitator or 

communicator), 계획자(formulator), 그리고 조종자(manipulator) 등으로 나눌 수 있다(Beardsley 

et al., 2006). ‘촉진 및 소통자적 중재자’는 협상의 시작을 위해 한 발 떨어져 만남을 주선하고 
환경을 조성해 주는 역할을 하며 협상 시작 이후 협상에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대화를 지속시
키는 역할을 한다. 그러므로 이들은 협상국 간에 오판이 없도록 자체적으로 수집한 정보들을 
상대에게 알려주고, 평화적으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상호 간에 중복되는 협상 가능 범위
를 알려주기도 한다. 이와 달리 ‘계획자적 중재자’는 협상국들에게 문제의 해결책에 대한 큰 
그림을 제시해 주고 새로운 대안을 제공해 주기도 하는 등 위의 촉진/소통자적 중재자 보다는 
더욱 심도 있고 구체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마지막으로 ‘조종자적 중재자’는 그들의 국력과 협상 당사국에 대한 영향력을 활용해 협상에 
깊게 개입하고, 보상을 주거나 압력을 행사하는 등의 지시적(directive) 전략을 활용한다
(Bercovitch & Houston, 2000; Beardsley, 2011). 이 조종자적 중재자의 역할에 포함되는 중요
한 전략 중 하나는 ‘보증’(guarantee)과 감시이다. 교전국이 협정 내용에 서명한다고 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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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상대국이 협정 내용을 이행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심을 걷어내기가 힘들다. 그러므로 
제 3자인 중재자는 양측이 약속 이행을 잘 하는지를 감시할 것이며 어느 한 측이 합의한 내용
을 이행하지 않을 시 처벌할 것임을 보증해 주어야 한다.2) 이러한 보증의 수단이 있어야 당사
국들이 불신을 어느 정도 해소하고 중재자의 보증을 통해 협정을 마무리할 수 있는 것이다. 

3. 중재자의 효용 : 소프트 파워

상술한 바와 같이 중재자는 협상국가가 협상에 임하게 할 수 있을 만한 정치적 영향력이 있
어야 하며 협상국에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협상 타결
시 이후 공약의 이행을 보증하고, 이행 여부를 감시하며, 불이행시 이를 처벌할 수 있을 만한 
능력 역시 갖추어야 한다.

그러므로 성공적인 중재자로서 임무를 완수한 것은 정치적 영향력, 정보력, 감시 및 보증, 

처벌 능력까지 갖추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군사 및 경제력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정
치, 외교, 문화적 영향력을 의미하는 소프트 파워를 포함한다. 즉, 하드파워와 소프트파워를 고
루 갖춘 국가가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으며, 중재자로서 역할을 잘 수행한 국가는 
하드파워와 소프트파워를 갖춘 국가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국가의 브랜드 파워, 매력지수로도 불리는 소프트파워는 하드파워의 부족분을 보완하기
도 하며 함께 하고 싶은, 선하고 긍정적인 이미지로 힘을 발휘하고 있다. 이는 각종 문화 콘텐
츠 소비, 관광 등으로 가시화되며, 외교무대에서의 잠재적지지 세력 확보, 국제협력에 있어 대
상과 범위, 분야의 다양화 등 측면에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중재자 역할을 자청하는 국가들
은 바로 이 소프트파워의 확충을 의도하는 것이다.

요컨대, 분쟁을 협상이라는 평화적인 방법으로 종식시키고 이후 회담의 결정 내용에 따라 평
화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회담 간 상대방의 정보를 공유해 주고 협상 타결에 대한 이득을 적극
적으로 제공해 주며, 협상 타결 이후 협상 내용 이행을 감시하고 보증을 해 줄 수 있는 제 3
자, 즉 중재자가 필요하다. 이때 중재자는 능력/의도/임무에 따라 촉진 및 소통자, 계획자, 그리
고 조종자 등의 역할을 수행하며, 회담 당사국 중 한 나라에 편파성을 가지고 있는가, 강한 영
향력을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3) 중재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2) 보증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구분한 연구들로서 Quinn & Mason & Gurses(2007)의 연구는 제 3국의 보증 방
법 중 ‘평화유지군의 주둔’이 내전의 재발 가능성을 낮춘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Fortna(2003)의 연구는 국가간의 
전쟁 이후 평화를 유지하는데 있어서 상대 교전국에 대한 불신 문제(commitment problem)를 해결하기 위해 비
무장지대 설치, 제3국의 분명한 보장(explicit guarantees), 평화유지군의 주둔, 분쟁해결 합동위원회 설치, 휴전협
정서의 구체적 작성 등이 효율적이었음을 밝혀내었다. 

3) 이 외에도, Greig & Regan(2008)은 국제적인 명망(reputation)을 가지고 있고 해당 분쟁의 조정에 경험이 있는 
국가 또는 조직이 가장 효율적인 중재자라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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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성공적인 중재국이 된다는 것은 하드파워와 소프트파워 보유 국가로서 국제무대에 
존재감을 높일 수 있으며, 평화를 추구하는 적극적인 행동을 취하는 국가로서의 이미지를 가
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점이 있다. 또한 중재 대상국들에 일정 부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
다는 효용을 가지고 있다. 

III. 중동과 중재

중동지역에서는 많은 수의 분쟁과 갈등이 있었던 만큼 많은 수의 중재가 이루어졌다. 이 지
역의 평화를 위한 협상에서는 분쟁 당사자 간에 불신을 해소하고 평화를 위한 보증을 제공해 
주는 수단으로서 특히 미국을 중심으로 한 제 3자의 중재가 있었다. 그러나 최근 미국 외의 
국가, 특히 중국과 러시아의 중동 문제에 대한 중재 시도가 늘어나고 있으며 중동 내에서도 
전통적인 중재국 오만 외에 이집트, 카타르, 튀르키예 등의 국가가 중재국으로 나서고 있다. 

뿐만 아니라 사우디아라비아는 때로는 자국이 중재 대상국임에도 불구하고 중동 밖의 분쟁(러
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에서 중재국으로 활약을 자청하고 있는 모양새이다. 

1. 성공적 중재자로서 미국

미국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중동지역의 명실상부 최고의 영향력을 가진 국가이다. 특히 미국
이 가진 군사력과 경제력은 지역 내 패권국으로서의 지위를 의심치 않게 하였다. 이에 미국은 
이스라엘에 치우친, 비중립국의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드파워를 바탕으로 이스라엘과 이
집트 사이의 평화 회담인 캠프 데이비드(Camp David) 회담과, 이스라엘과 PLO 간의 오슬로 
협정(Oslo Accords)에 중재자로 역할하였다. 

이 중 캠프 데이비드 협정은 1978년 9월 5일부터 17일까지 이루어진 이스라엘과 이집트 간
의 회담의 결과로 1979년 3월 26일, 양국 간의 평화조약이 체결된 것이다. 이 회담은 그간 서
로의 실체를 인정하지도 않았던 아랍인과 유대인이 마주 앉아서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였다는 
측면에서 큰 의의를 가진 협정이었다(홍순남, 2005). 이에 더하여, 캠프 데이비드 협정은 이스
라엘과 이집트 양국이 서로에 대한 불신의 문제를 극복하고 맺게 된 협정으로서, ‘강력한 영향
력(leverage)’을 가진 제 3자가 지속적으로 압력을 가한다면 지속가능한 평화를 가져올 수 있다
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였다. 

미국은 협상 당사국인 이스라엘과 이집트를 크게 넘어서는 국력을 가진 국가로서, 양국에 충
분한 압력을 행사할 수 있는 중재자였다. 미국은 이스라엘과 이집트 사이에서 대화가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했을 뿐만 아니라 서로의 협상 가능범위에 대한 정보를 교환해주고, 협상 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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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위해 미국이 편파성을 가지고 있던 이스라엘을 압박함과 동시에 협상 타결시 양국이 얻을 
수 있는 이득을 보장해주는 등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미국은 양국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원조(aid)’라는 보증의 카드를 잘 활용하였다. 양
적(陽旳) 조치로서 미국은 평화 조약이 맺어진다면 이스라엘에 30억 달러, 이집트에는 15억 달
러의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하였다. 반면 음적(陰旳) 조치로서 미국은 협상이 잘 이루어지지 않
는다면 그간 있었던 대이스라엘 군사원조를 줄일 것이며, 이스라엘 및 이집트가 계속 양보 없
이 고집스러운 행보를 이어간다면 미국과 관계가 나빠질 것이라고 양국을 압박하였다. 또한, 

미국은 양국이 모두 우려하였던 시나이 지역에 대한 안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양국의 약
속 이행을 철저히 감시하겠으며 양측이 모두 조기경보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
하였다. 또한 이집트가 약속을 깨고 이스라엘의 이집트 원유 접근을 제한할 경우 15년 동안 
이스라엘에 석유를 제공해 줄 것을 보증해 주었다(Beardsley, 2011).

결국 미국이라는—이스라엘에 편향되어 있지만 국제적 명망이 있고 보증의 능력을 가진—강
한 지렛대를 가진 중재자의 노력으로 이스라엘과 이집트는 평화협상을 맺을 수 있었다. 물론 
이 지렛대는 팔레스타인 문제를 포함한 포괄적인 평화 진전을 가져오는 데까지 영향을 미치지
는 않고, 이스라엘과 이집트 간의 관계 발전에만 영향을 주었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이스라엘/이집트 간의 관계에 있어서 평화협정 체결 시 약
속하였던 보증 사항들을 모두 이행하고 지속적으로 양국 관계를 감시함으로써 그 평화를 지속
하고 있다. 편향되었으나 충분한 하드파워와 소프트파워를 바탕으로 제한점을 극복한, 성공적
인 중재자로서의 예가 되고 있는 것이다.

2. 부상하는 역외 중재자 중국

중국은 G2 국가로 부상하며 국제사회의 패권을 두고 미국과 경쟁하고 있다. 양국 간 경쟁의 
범위는 경제를 넘어서서 기술 패권에까지 이른다. 특히 미국은 중국이 일대일로(BRI) 전략을 
통해 중동을 거쳐 유럽으로까지 영향력을 확장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미국은 이에 주목
하여, 중국의 확장을 견제하기 위한 다양한 소다자주의적 연합체를 구성하고 패권적 지위를 
잃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런데 중국은 러시아의 침공 이후 약 1년이 지난 시점에 중재안을 내며 존재감을 나타내더
니 2023년 3월에는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의 2016년부터 단절된 외교관계를 재개하도록 하는 
데 중재자로 역할을 하였다. 전통적으로 분쟁 해결, 특히 중동의 분쟁 해결은 미국의 주도로 
해왔음을 고려시 충격적인 사건이었다. 특히 사우디-이란 간 중재의 성공에 대해 중국은 분쟁 
해결을 위한 “대화와 외교”를 적용한 첫 성공 사례라며 자축하였고 6월과 9월 각각 팔레스타
인과 시리아 정상을 베이징에 초청하는 등 중동지역에서 존재감을 키웠다. 

그러는 와중에 10월,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이 벌어졌다. 중국은 하마스의 공격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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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불과 며칠 만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모두의 친구"를 자처하면서 외교적 공세에 착수하
였다. 중국은 이번 전쟁과 관련해 "공정한 조정·중재 활동을 수행하겠다"며 자이쥔 중동 문제 
특사를 현지에 파견하는 등 활발한 외교 활동을 벌이고 있다. 또한“적극적으로 협상을 중재·촉
구하고 팔레스타인 문제의 전면적이고 공정하며 항구적인 해결을 위해 건설적인 역할을 하겠
다”며 팔레스타인, 이스라엘은 물론 주변 아랍 국가의 외교부 당국자들과 논의하고 직접 방문
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이다. 

중국은 이번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충돌 국면에서 팔레스타인이나 이스라엘 어느 한 편을 비
난하기보다는 최대한 중립적 태도를 유지하며 중재 외교를 시도하고 있다. 11월 유엔 안전보
장이사회 순회의장국으로서 “국제사회와 함께 갈등을 조정하고 긴장을 완화하며 팔레스타인 
문제를 ‘두 국가 해법’으로 되돌리기 위해 노력할 것”(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 11월 6일)

이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러나 중국이 중재자로서 자격을 갖추었는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다. 과거 중국은 1960년
대 중반부터 팔레스타인 측에 무기를 공급하고 흔들림 없는 지원을 약속하는 등 공개적으로 
팔레스타인과 아랍 각국 편에 섰다. 최근에도 중국 관리들은 물론 시진핑 국가주석까지 팔레
스타인인들의 독립 국가 필요성을 강조하는 등 팔레스타인에 치우친, 중립적이지 않은 중재자
라는 의견이 있는 것이다. 또한 중국이 하마스나 헤즈볼라 같은 무장단체와 직접 협상을 해본 
경험이 없다는 것도 약점으로 꼽힌다. 한편 중국이 1976년 마오쩌둥 사망 이후 개혁·개방 정
책을 펼치면서 이스라엘과 1992년 수교했으며, 이후 양측 모두와 우호 관계를 지속하려 노력
했고 현재는 이스라엘과 약 10억 달러(약 1조3560억원) 규모의 무역 관계를 맺고 있다는 점은 
편파적 중재자인 것만은 아니라는 반론으로 언급된다. 

중국은 미국의 ‘아시아로의 회귀’정책 이후 중동지역에 발생한 미국의 힘의 공백 지대에 개
입하며 중동에서의 영향력 확대를 꾀하고 있다. 특히 일대일로 전략을 비롯하여 중동에서 중
국의 경제적 활동이 늘어나면서 아랍 국가들과의 관계 발전에도 고심하고 있다. 이에 이번 이
스라엘-하마스 전쟁의 중재는 중국에겐 도전이자 기회가 될 것이다.

3. 중동 내 강소 중재국

오만은 전통적으로 중동 내 문제에 있어 중재국의 역할을 자임해 온 강소 국가이다. 오만은 
2013년 JCPOA로 이어진 미국과 이란 간의 비밀 회담에서 조정자 역할을 했으며 2015년 예멘 
내전에서 조정자로 나서 여러 예멘 당사자 간의 회담을 주최했다. 또한 팔레스타인-이스라엘 
모두와 외교적 관계를 유지하며 양측 간의 대화를 촉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2017년 
GCC와 카타르 위기(카타르에 대한 단교조치) 당시에도 쿠웨이트와 함께 중립적인 입장을 유
지하며 대화를 통한 분쟁 해결을 촉진했다. 그러나 오만의 역할은 조정자와 촉진자 수준에 머
물 수밖에 없다는 한계가 있다. 중동 내에 대표적인 중립국이라고는 하지만 협상 간 보증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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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 후 감시, 처벌 등의 역할을 하기에는 각 국가에 대한 영향력, 국가 내부의 하드파워가 부
족하기 때문이다.

이집트 역시 중재자로서 많은 활약을 해온 국가이다. 이집트는 1979년 캠프데이비드 협상의 
중재 대상국이었으나 이후 이스라엘과의 관계 개선, 그리고 아랍 무슬림 국가라는 동질성으로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을 다수 중재하였다. 특히 2008-2009년 캐스트 리드 작전, 2012년 필
라 오브 디펜스 작전, 2014년 프로텍티브 엣지 작전 등의 휴전을 중재하였고 2011년에는 파타
와 하마스 간의 회담을 주도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번 이스라엘-하마스 분쟁을 비롯하여 향후 발생 가능한 중동 내 분쟁 문제에 있어 
이집트가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까에 대한 전망은 그리 긍정적이지 않다. 먼저, 

그간 수행한 이집트의 중재 대상들은 갈등이 지속되고 있거나 또 다른 갈등을 겪고 있어, 중
재가 그리 성공적이었다 할 수 없다. 이는 이집트가 가지고 있는 역내 영향력의 제한과도 관
련이 있다. 이집트가 겪고 있는 테러와 국내 정치 문제는 이집트가 지역문제의 중재에 치중하
는데 제한을 둔다. 특히 이번 이스라엘-하마스 간의 분쟁에서 드러나듯이 가자지구의 난민 발
생 등의 문제는 직접적으로 이집트의 안보를 저해할 수 있기에 소극적인 역할을 할 수밖에 없
게 만든다. 게다가 이집트는 경제난에 빠져 있어, 중재를 통한 보증이나 보상, 중재 이후 재건 
및 개발 노력에 기여하는 데 제한적이다. 

이 외에 역내에서 부상하고 있는 강소 중재국 중 하나는 카타르이다. 카타르는 2008년 레바
논의 여야 연립내각 구성 합의를 중재하였고 2010년 수단 내전에서는 정부와 반군 사이 평화
협정을 중재하였다. 또한 같은 해 지부티 전쟁에서 포로 석방과 관련해 중재자 역할을 수행하
였으며 2019년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서 무력 충돌 중지 합의를 이끌어내는 등 다양한 갈등에 
개입하여 왔다. 특히 2019년 탈레반과 아프가니스탄 정부 간 평화 회담을 조성하고 2020년 미
국과 탈레반 간에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과정을 중재하였다(남옥정, 2021). 또한 최근 미국과 
이란의 포로 맞교환과 함께 일부 제재가 해제되는 과정에서 회담을 추진해 미국-이란의 핵 협
상 재개에도 기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최근 이스라엘-하마스 간 전쟁에서도 포로 석방을 놓고 
의미있는 성과를 내고 있기도 하다.

카타르는 작은 국가이나 천연가스를 통한 경제력과 언론, 스포츠 등을 통한 소프트파워를 기
반으로 역내 국가들에 나름의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특히 아직 검증되지는 않았으나, 안정
적인 정치체제를 가지고 있는 강소국으로서 향후 보증과 감시, 처벌 측면에서도 역할을 수행
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국가이다. 

4. 역외로 나가는 사우디아라비아

사우디아라비아는 석유를 통한 경제력은 물론, 이슬람 종주국이라는 종교적 힘, 젊은 왕세자 
무함마드 빈 살만의 급진적 개발 정책 등을 포함한 소프트파워를 가지고 있는 국가로 역내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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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력이 지속 확대되고 있는 국가이다. 이에 사우디는 국제무대에서 외교적 영향력을 확보하고 
평화를 추구하는 책임있는 중견국으로 성장하고자 국제사회의 분쟁 문제에 개입하려는 움직임
을 보이고 있다. 물론 사우디아라비아는 이란과의 갈등, 카타르 단교, 예멘내전 개입 등 직접
적인 중재의 대상국이 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레바논, 시리아 문제에 개입해 중재 역할을 한 
경험, 수단 내전시 미 외교관과 가족을 철수시키는 데에 도움을 주고 두 군벌이 민간인 보호 
관련 합의문에 서명하도록 한 경험에 이어 이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중재자로서 영향력
을 행사하고자 하는 것이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사우디아라비아는 원유 감산 조처로 높은 유가를 유지하
며 국제사회로부터 러시아 편에 섰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그러나 2022년 9월 무함마드 빈살만 
왕세자의 중재로 러시아에 붙잡혔던 외국인 포로 10명을 석방시키는데 기여하는가 하면4) 지난 
5월에는 제다에서 열린 아랍연맹(AL) 정상회의에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초청하였다. 이 회의에서 빈살만 왕세자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중재를 계속하고 평화를 
향한 정치적 위기를 종식시키기 위한 모든 국제적 노력을 지지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발표하
고 8월에 제다에서 평화협상을 열어 그간 중립을 표방한 국가를 대거 초대하기도 하였다.

아직 이렇다 할 중재의 결과물이 나오지는 않고 있으나 경제력을 갖추고, 나름의 소프트파워
를 확충하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는 역외의 문제에 있어서는 비교적 중립적인 위치에서, 보증
과 처벌의 능력을 갖춘 중재자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번 이스라엘-하
마스 전쟁에서와 같은 역내 문제에 있어서는 이슬람 국가로서 중립적 지위의 중재국으로 역할
을 하기에는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IV. 결론

전쟁이 종료되는 방법은 전쟁 당사자 중 한쪽이 압도적인 군사력을 통한 승리를 얻는 방법
과 제 3자의 중재를 통해 전투 중단 및 종결을 협상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당연 협상을 
통해 전쟁을 끝내는 방법이 인적, 물적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 이를 위해 중재자 역할
을 하는 국가는 국제적으로 영향력을 가진, 하드파워와 소프트파워 모두를 가진 국가일 수밖
에 없다. 중재자의 역할이라는 것이 협상 대상자들을 테이블로 데리고 오는 것에서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 협의의 달성, 그리고 이후 약속의 이행에 대한 감시, 보증, 혹은 처벌까지 가능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4) 연합뉴스 2022. 9. 22. https://www.yna.co.kr/view/AKR20220922003300111?input=119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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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중동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많은 분쟁 사례에서 미국이 중재자의 역할을 자임해 왔다. 

미국이 가진 ‘힘’ 때문이다. 그러나 중동에서 미국의 영향력이 약화된 사이 미국 외의 국가가 
중동 문제에 중재자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같이 중재 대상국이면서도 외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분쟁에 중재 역할을 하고자 하는 국가가 부상하기도 하였다. 특히 
중동의 문제에 대해서는 중재자 역할을 놓고 경쟁을 하는 모습이 비추어지기도 한다. 중재자
로서의 자리매김이 중재대상국은 물론이고 국제사회에서도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는 좋은 기
회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즉, 평화를 지향하고 영향력을 지닌, 함께 하고픈 매력 있는 국가, 소
프트파워를 가진 국가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소프트파워는 당장 가시적인 이득을 가져오기
는 힘들 수 있다. 그러나 장기적 관점에서 하드파워의 갭을 채워주는 역할로까지 확대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기에 중요성이 크다.

모든 개별 국가는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정책을 수행한다.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수
행하는 것 역시 소프트파워를 향상하고자 하는 국익에 기반한 활동이다. 다만 중재자로서의 
소프트파워 증대는 자국 내부의 문제를 덮을 수도 있다는 측면에서 주의를 요한다. 분쟁 중재
로 피해를 줄임으로써 얻는 이득과 국가 내부의 문제를 씻어냄(washing)으로써 유발되는 문제 
사이에 복잡한 셈법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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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 미디어에서의 아랍어 양층언어현상에 대한 고찰: 
아라비쉬(Arabish)와 뉴스 아랍어를 중심으로

김 단 (한국외대)
Dan Kim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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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최고위직의 대규모 시위에 대한 인식

이세은 (한국외대)
Saeeun Lee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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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르시아어 색채어의 문화언어학적 분석

추다연 (한국외대)
 Dayeon Chu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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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9세기 오스만 제국의 근대화 과정에서 나타난 법과 의회의 발전 
-1792~1876년을 중심으로-*

김승권 (한국외대)**
Seunggwon Kim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서론1)

1699년 신성동맹전쟁에서 패배한 오스만 제국은 카를로비츠(Treaty of Karlowitz) 조약을 체
결한 이후 유럽 열강의 공세에 맞선 개혁 조치를 지속해 왔다. 개혁 과정 속 오스만 제국은 
유럽의 근대화된 군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군사 개혁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왔지만, 근대화 개
혁 속 전통 기득권들의 지속적인 저항으로 인하여 제국의 근대화 개혁은 순탄하게 진행되지 
않았다. 1826년 오스만 제국의 황제 마흐무트 2세가 기득권과 개혁의 반대 세력으로 전모한 
황제의 친위대 예니첼리(Yeniçeri)를 제거한 이후 반대 세력이 사라지자 오스만 제국의 개혁은 
안정적으로 이행되기 시작했다. 마흐무트 2세 시기 오스만 제국은 군사 개혁과 더불어 서구식 
복장 개혁을 이행하면서 군사와 행정 부분의 근대화 개혁을 이루고자 했다. 이 과정 속 오스
만 제국 내부에 당시 유럽에서 큰 논제였던 헌법과 의회라는 개념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쇠퇴
한 제국의 부활을 열망하던 청년 지식인들을 중심으로 의회설립운동과 헌법제정 운동이 일어
나기 시작했다. 본 글에서는 오스만 제국 기존의 법과 입법기관, 1839년까지 재위한 개혁 군주
들의 개혁 조치 그리고 1839년 이후 1876년까지 오스만 제국 내부 의회설립과 헌법제정 과정
에 대해 다루려고 한다. 추가로 개혁을 주도했던 셀림 3세의 통치 시기가 1790년대이지만 
1800년과 많이 차이가 나지 않아 글의 제목에 ‘18세기’라는 표현을 적게 되었다. 이 부분에 
대해 읽는 이의 너그러운 이해를 바란다. 마지막으로 이 글은 다소 길고 넓은 시간 범위 때를 
다루고 있으며 특별히 법과 관련된 사건과 인물들에 초점이 맞추어질 것에 대해 미리 이야기
하는 바이다. 

 * (본글은 저자의 학위 연구 주제의 일부 발췌 및 요약이므로 인용을 삼가해 주시길 바랍니다)
** 한국외국어대학교 터키-중앙아시아-몽골학과 석박사 통합과정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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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기존 오스만 제국의 법과 정부 기관

오스만 제국의 법의 집행과 권한은 이전 이슬람 국가들과 같이 국가 지도자에게 집중되는 
면모가 많았다. 오스만 제국의 황제(Padishah)는 스스로 이슬람법의 집행을 수호해야 하는 의
무가 있었으며 이슬람법을 광대한 제국에 지속해서 그리고 균일하게 적용되는 것을 원했다.2) 

오스만 제국은 과거 이슬람 국가들과 같이 이슬람교의 율법인 샤리아(Şeriat)와 관습법(Örfi)를 
기반으로 운영되었다: 이슬람교의 교리 서적에 명시되어 있으며 이전 이슬람 국가들에서 정부
의 개입에 영향을 받지 않은 법이 샤리아로 불렸고 지도자의 명령이나 칙령으로 이루어진 법
을 관습법이라고 불렀다.3) 

또한 오스만 제국의 황제들은 쿠란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고 
사회의 안녕을 위해서 관습법을 집행했으며 국가의 집행 능력과 권위를 관습법에 기반했다.4)

이전 이슬람 국가들에서 부처의 역할을 담당하던 디반(Divan)들의 전통을 계승한 오스만 제
국은 디반의 확장 형태인 디바느 휴마윤(Divan-ı Hümayün)5)을 창설해 국가의 고위 정치, 행정 
그리고 사법 업무를 담당했다.6) 디바느 휴마윤의 중요한 시사점은 바로 관습법에 대한 방침이 
정해졌다는 것이다. 디바느 휴마윤에서 관습-행정 분야는 제국의 대재상(Sadrazam)에게 샤리아 
분야는 대법관의 지위를 가진 루멜리아 카자스케르(Rumeli Kazaskeri)에게 배당되었다.7) 이처
럼 오스만 제국에서 법은 관습법과 샤리아법이 같이 적용되는 형식이었으며 국가의 최고 기관
인 디바느 휴마윤에서도 위와 같이 법의 분야에 따라 업무 처리 방식이 달라졌다.

II. 오스만 제국의 근대화 정책 시행

오스만 제국이 법 관련 변화를 맞게 된 것은 지난 세기 동안 대치 속에 있던 유럽 국가들과
의 전쟁에서 패배하면서부터다. 17세기 교황 이노첸티우스 11세를 중심으로 소집된 신성동맹
은 1699년 오스만 제국을 패배시켰다. 이후 카를로비츠 조약이 체결되었으며 오스만 제국은 
이전과 같이 동유럽과 지중해에서의 패권을 유지 할 수 없다는 것을 파악했다. 신성 동맹 전
쟁에서의 패전과 러시아의 남하로 인한 대러시아 전쟁을 치러야 했던 오스만 제국은 유럽 국
가들에 맞서기 위해 근대화 프로젝트에 착수하기 시작했다. 

2) Mehmet Akif Aydın, Türk Hukuk Tarihi, (İstanbul : BETA, 2022), p.134
3) Aydın, Türk Hukuk Tarihi, p.66
4) Halil İnalcık, Osmanlı’da Devlet, Hukuk ve Adalet, (İstanbul : Kronik, 2022), p.34
5) 디바느 휴마윤은 영어권에서 ‘황실 회의(Imperial Council)’라고 불리기도 한다
6) Aydın, Türk Hukuk Tarihi, p.140
7)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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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9년 프랑스 혁명 시기 황제의 자리에 오른 셀림 3세 시기에 오스만 제국에서 근대화 관
련 움직임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셀림 3세는 세자 시기 프랑스 루이 16세와 편지를 주고받으
며 국가 통치에 관한 질문을 나눌 정도로 새로운 접근법에 대한 관심이 많은 사람이었다.8)

이처럼 유럽에 대한 관심도가 높고 정보 수집에 적극적인 셀림 3세 통치 시기 아부 바크르 
라팁 에펜디(Ebu Bekir Ratip Efendi)는 특사로 파견된 오스트리아에서 유럽의 군사, 행정 그
리고 정치 구조와 현지의 새로운 사상들을 황제에게 보고했다.9) 셀림 3세 시기에서 진행된 근
대화 프로젝트는 주로 유럽에 맞서기 위한 안보적 차원의 모습이 많았다. 따라서 셀림 3세 시
기 근대화는 주로 군사 분야에서 이루어졌지만 이후 오스만 제국에서 일어나는 법과 의회의 
등장이라는 주제에서도 유의미한 시사점이 있었는데 그것은 황제의 자문회의였던 메즐리시 메
쉬베레트(Meclis-i Meşveret)의 정례화였다. 메즐리스 메쉬베레트에선 황제가 회의를 주재했으
며 각료들은 국정과 관련된 본인의 의견을 자유롭게 말할 수 있었고 황제 또한 그들이 자유로
운 토론을 진행할 수 있도록 지지하는 형태를 가지고 있었다.10) 셀림 3세 시대의 메즐리스 메
쉬베레트는 의사 결정 과정이 더 많은 각료의 자문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정치적
인 변화였다.11)

하지만 셀림 3세의 개혁 움직임은 유럽식 신식 군대였던 니자므 제디트(Nizam-ı Cedit)-‘새로
운 질서’라는 의미-의 탄생 이후 프랑스식 변화에 부정적이던 종교인 계층과 황제의 친위대였
으나 기득권층으로 변모해 자신들에게 불리한 개혁을 시도하려던 황제들을 몰아낸 ‘예니첼리
(Yeniçeri)’의 반정으로 1807년 폐위당하게 된다.12)

셀림 3세의 폐위와 함께 오스만 제국의 신식 군대인 니자므 제디트는 해산되고 개혁주의 관
료들도 죽임당하거나 흩어지며 개혁이 중단되는 듯 보였으나 1808년 반란군의 옹위로 즉위한 
무스타파 4세의 짧은 통치 이후 즉위한 마흐무트 2세 시기에 제국의 개혁은 계속해서 진행되
었다.13) 

마흐무트 2세는 즉위한 이후 오스만 제국에서 중앙정부의 절대적 권위를 확보하고 자신이 
임명한 입법 기관들을 통해 국가를 운영하기를 원했다.14) 그렇기 위해서는 지속해서 개혁에 
반대하며 지방 영주들과 결탁해 황권을 위협한 친위대 예니첼리를 제거하는 것이 필수였다.15) 

1826년 마흐무트 2세는 대율법사인 울레마 압둘라흐만 에펜디(Abdurrahman Efendi)의 지원과 

8) İ. H. Uzunçarşılı, “Selim III’ün Veliaht iken Fransa Kralı Lui XVİ ile Muhabereleri” BELLETEN, vol. 2, 1938, 
No:5-6, s.191-246 quoted in Bülent Tanor, Osmanlı-Türk Anayasal Gelişmeleri, (İstanbul: YKY, 2022), p.34

9) Tanor, Osmanlı-Türk Anayasal Gelişmeleri, p.34
10) Tanor, Osmanlı-Türk Anayasal Gelişmeleri, p.36
11) İbid., p.37
12) Davison, Osmanlı İmparatorluğu’nda Reform, p.47
13) 버나드 루이스, 오스만 제국 근대사, 김대성 옮김, (서울: 도서출판 펴내기, 1994), p.85~86
14) Berkes, Türkiye’de Çağdaşlaşma, p.169
15) Beral Alacı, “II. Mahmud Dönemi Modernleşme” in Osmanlı Modernleşmesi 1789-1920, Davud 
Kapucu, (İstanbul:Kastaş Yayınevi, 2022), p.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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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민중을 설득하여 황제의 유럽식 군 제도 도입을 반대해 다시 반란을 일으킨 예니첼리를 
제거하는 데 성공한다.16) 개혁의 강한 반대 세력을 제거하는 데 성공한 마흐무트 2세는 전체
적인 대개혁을 실시하기 시작한다. 

마흐무트 2세는 제국의 개혁을 위해서 정부의 구성을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마
흐무트 2세는 전통적 국가 기관들을 다시 유럽식으로 개편시키며 내무부, 외무부, 재무부 등을 
설립했다.17) 이런 개혁조치들은 정부 내 종교의 영향력을 감소시키고 국정이 다변화되는 변화
를 불러왔다.

오스만 제국에서 위와 같은 개혁이 이루어질 때 마흐무트 2세는 제국의 개혁을 위한 세대 
양성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 결과 오스만 제국에는 기술학교인 뮤헨디스하네
(Mühendishane), 의학교(Tıbbiye) 그리고 사관학교(Harp Okulu)가 세워지게 되었다. 특별히 의
학교에선 서양 서적을 오스만어로 번역한 하프즈 메흐메트 에펜디(Hafız Mehmet Efendi)가 활
동했으며 교육언어로 프랑스어가 사용되었다.18)

III. 1839년 탄지마트 칙령과 1856년 개혁 칙령 시기

1839년 마흐무트 2세의 사망 이후 16세의 세자 압둘메지트(Abdülmecit)가 황제의 자리에 올
랐다. 당시 오스만 제국의 외무대신 무스타파 레시트 파샤(Mustafa Reşit Paşa)는 어린 황제를 
설득해 1839년 11월 8일 탄지마트 칙령을 발표해 오스만 제국이 근대화 개혁을 더불어 입헌
군주제로 가는 토대를 마련했다. 탄지마트 칙령은 법의 절대적 위치와 존중, 독단적 행정의 방
지, 법을 기반으로 한 공무원의 근무 방안과 위반 시의 처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19) 특별
히 탄지마트 칙령에 기재된 독단적 처벌의 종료, 재판 과정의 투명성 확보 그리고 세금과 군
사 분야의 공정한 법에 기반한 재수립 등의 조항들은 오스만 제국이 법치 국가로 성장하는 과
정으로 해석된다.20)

탄지마트 칙령 발표 이후 입법 기관에 대한 변화도 일어나기 시작했다. 마흐무트 2세 시기 
설치된 법무위원회가 개혁의 중심 기구로 활동하기 시작했다. 법무위원회는 필요한 법안들을 
논의하고 법을 제안하는 기구로 활동하고 주요 문제들을 심도 있게 조사하는 역할을 맡았
다.21)

16) Davison, Osmanlı İmparatorluğu’nda Reform, p.48~49; Enver Ziya Karal, Osmanlı Tarihi, 5 vols, (İstanbul: 
Türk Tarih Kurumu, 2022), p.148 

17) Stanford J. Shaw/Ezel Kural Shaw, Osmanlı İmparatorluğu ve Modern Türkiye, 2 vols., trans, Mehmet 
Harmancı (İstanbul : E Yayınları 2017) p.66-67

18) Berkes, Türkiye’de Çağdaşlaşma, p.185; Özgün, Türk Yenileşme Tarihi, p.86
19) Tanor, Osmanlı-Türk Anayasal Gelişmeleri, p.88
20)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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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해 프랑스에서 일부 번역된 법이 형법령으로 적용되기 시작했다. 1846년 형법령은 공
무원 관련 처벌 내용을 담고 있었는데 이것은 과거부터 뇌물 문제와 같은 문제에 연관된 제국 
공무원들의 기강을 바로잡는 새로운 원칙이었다.22)

1856년 크림전쟁이 마무리된 이후 오스만 제국은 다시 한번 개혁 칙령을 반포하게 된다. 크
림 전쟁 이후 서유럽은 러시아가 오스만 제국 사이 1774년 체결된 퀴췩 카이나르자 조약
(Treaty of Küçük Kaynarca)에 기반해 오스만 제국 내 정교회인들을 상대로 요구사항을 전할 
것을 막기 위해 오스만 제국이 다시 한번 칙령을 반포하도록 설득한다.23) 그 결과 1856년 압
둘메지트의 명령으로 ‘개혁 칙령(Islahat Fermanı)’이 반포되었다.

헌법의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보았을 때 개혁 칙령은 시민 대표성을 띠고 있었다. 그 예시로 
주(Province) 의회가 무슬림과 기독교인 위원 구성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지고 의회에서는 발언 
자유의 원칙이 보장되었다.24) 무슬림과 비무슬림 사이의 제한 철폐와 권한 확대는 유럽 국가
들과 같이 평등 시민 사상을 투영하여 ‘오스만인’이라는 개념을 정착시키려고 한 오스만 제국
의 노력으로 평가받는다.25)

IV. 청년 오스만인

근대화와 법치국가로의 오스만 정부 차원의 노력이 이뤄지고 있을 때 오스만 제국의 청년 
지식인들도 ‘유럽의 병자’로 불리는 자신의 조국을 위한 구국 운동에 나서기 시작했다. 특별히 
그들은 오스만 제국에 입헌군주제가 실현되는 것을 목표했다. 그들 중 정부, 외무부, 관료 부
처 등에 소속되었던 청년들은 탄지마트 칙령 이후 유럽의 언어, 사상, 과학 발전에 큰 관심을 
보였으며 프랑스 혁명을 만들어 낸 18세기 유럽의 사상에 빠져있었다.26) 또한 앞서 언급된 뮤
헨디스하네, 의학교 그리고 사관학교 출신의 청년들도 유럽을 지향하며 제국 내 입헌군주제 
수립을 요구했다.27) 

특별히 청년 튀르크당의 회원이었던 이브라힘 쉬나시(İbrahim Şinasi), 나믁 케말(Namık 

Kemal), 지야 파샤(Ziya Paşa) 등 문인들의 활동은 오스만 대중에게 새로운 서구에 대한 관심
을 가져다주는 요소가 되었다.

21) Stanford J. Shaw/Ezel Kural Shaw, Osmanlı İmparatorluğu ve Modern Türkiye, 2 vols., p.110
22) İbid., p.173
23) Berkes, Türkiye’de Çağdaşlaşma, p.216
24) Berkes, Türkiye’de Çağdaşlaşma, p.217
25) Halil İnalcık, Devlet-i Aliyye, 4 vols, (İstanbul: Türk İşbankası Kültür Yayınları, 2020), p.145
26) Cihan Özgün, Türk Yenileşme Tarihi, (Ankara: Nobel, 2021), p.145
27) Yüksek Çelik/Fatih Yeşil, Osmanlı Modernleşmesinde Tereddüt ve Teceddüt Yılları (1768-1908), (İstanbul: Vb, 

2023), p.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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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브라힘 쉬나시의 경우 프랑스에 머무는 동안 자유주의적 사상을 받아들였다.28) 주 활동 
분야는 언론과 문학인 쉬나시는 1861년 신문 ‘타스비르 에프캬르(Tasvir-i Efkar)’를 오스만 제
국의 왕자 무라트의 지원과 함께 창간했으며 신문학 장르와 정치사상을 전파했다.29) 또한 그
는 스위스의 법학자 바텔(Vattel)의 국제법(Law of İnternational)을 번역해 신문 타스비르 에프
캬르에 기고하며 대중에게 자연법을 소개했다.30)

쉬나시와 함께 타스비르 에프캬르에서 활동한 나믁 케말의 활약도 중요하다. 나믁 케말은 장 
자크 루소의 ‘사회계약론’과 몽테스키외의 ‘법의 정신’을 오스만 터키어로 번역하며 유럽의 정
치사상에 큰 관심을 가진 사람이었다.31) 그는 유럽의 ‘제정 분리’가 오스만 제국에게는 알맞지 
않다고 보았으며 기본권과 사회계약론과 같은 정치사상이 ‘샤리아’안에서 합의적 형태로 이루
어질 수 있을 것이라 보았다.32)

V. 쿠데타와 무라트 5세

1861년 압둘메지트 황제의 사망 이후 압둘아지즈(Abdülaziz)가 황제로 즉위했다. 1873년 오
스트리아의 증권 시장의 붕괴로 인해 오스만 제국의 재정은 크게 위협받았고 결국 유럽 은행
에서 빌린 차관과 황제 개인의 사치 문제로 인해서 제정 위기로 어느때보다 유럽 국가들의 영
향력이 오스만 제국 내에서 커진 상황이었다.33) 이러한 상황속 압둘아지즈는 1871년 자신의 
정치적 정적인 알리 파샤(Ali Paşa)의 죽음 이후 권력의 중심을 오스만 제국의 정부에서 궁전
(황제)으로 옮기며 통치를 시작했다.34) 또한 오스만 제국이 발칸 반도의 반란과 외세의 압력을 
받는 중에도 황제가 자신의 권력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이자, 헌법주의자인 후세인 아브니 파
샤(Hüseyin Avni Paşa)와 미트하트 파샤(Mithat Paşa)는 전제적 통치를 하는 황제를 끌어내리
고 입헌군주제 수립을 위한 행동에 착수하기 시작했다.35) 

쿠데타 세력은 압둘아지즈 황제를 폐위시킨 이후  서구식 교육을 받고 프리메이슨 회원이며 
이전 청년 튀르크당의 활동을 지원한 무라트 왕자를 황제로 옹위하기로 했다 그리고 무라트 

28) Şerif Mardin, Yeni Osmanlı Düşüncesinin Doğuşu, trans.Mumtazer Türkone/Fahri Unan/İrfan Erdoğan, (İstanbul: 
İletişim, 2021), p.82

29) Stanford J. Shaw/Ezel Kural Shaw, Osmanlı İmparatorluğu ve Modern Türkiye, 2 vols., p.169
30) “Hukuk-ı Miel,” Tasvir-i Efkar, 1 August 1862-12 June 1865 quoted in Mardin, Yeni Osmanlı Düşüncesinin 

Doğuşu, p.291 
31) Arslan Kaynardağ, “Türkiye’de Felsefe Çevirileri Tarihi”, Uludağ Üniversitesi Eğitim Fakültesi Dergisi, vol. 

8(1993), p.30
32) Berkes, Türkiye’de Çağdaşlaşma, p.292/296
33) 앨런 파머, 오스만 제국은 왜 몰락했는가, 이은정 옮김 (서울:에디터, 2004), p.239-241
34) Davison, Osmanlı İmparatorluğu’nda Reform, p.389
35) Çelik/Yeşil, Osmanlı Modernleşmesinde Tereddüt ve Teceddüt Yılları (1768-1908), p.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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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자는 무라트 5세로 즉위하게 된다.36) 무라트 5세는 왕자 시절부터 나믁 케말을 통해서 청년 
튀르크당의 정치 활동과 사상을 알고 있었다.37) 

무라트 5세는 즉위 이후 반포한 칙령에서 헌법 제정과 의회 설립을 약속했고 유럽의 언론들
도 헌법파 황제의 즉위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38) 그러나 무라트 5세는 이전 황제 압둘아지즈
가 츠라안 궁전(Çırağan Sarayı)에서 시신으로 발견된것과 쿠데타 주역 후세인 아브니 파샤가 
압둘아지즈 아들 이즈제딘(İzzeddin) 왕자의 측근인 체르케즈인 하산(Çerkes Hasan)에게 암살당
하는 사건에 충격을 받아 신경쇠약에 빠지게 되었다.39) 결국 무라트 5세의 건강 상태는 오스
만 제국과 외국 의사들을 통해 국정 수행이 불가능하다는 판정을 받게 되었다.40)

VI. 압둘하미트 2세 시기의 헌법 제정과 의회 설립

무라트 5세를 대신할 황제로 무라트 5세의 동생 압둘하미트 왕자가 추대되었다. 미트하트 
파샤는 압둘하미트 왕자를 만나 무라트 5세가 국정수행을 할 수 없음을 전하고 새로 황제로 
추대될 압둘하미트에게 헌법 제정에 지원할 것이라는 약속을 받아내었다.41) 그렇게 압둘하미
트 왕자는 새로운 오스만 제국의 황제 압둘하미트 2세로 즉위하였다. 압둘하미트 2세는 세르
베르 파샤(Server Paşa)를 위원장으로 기독교인, 고위 공무원, 울레마 그리고 군대 장군을 위원
으로 한 헌법위원회를 창설했다.42) 이후에는 나믁 케말도 헌법 위원으로 추가되었다.43)

헌법위원회는 긴 회의를 거치며 미트하트 파샤의 헌법 초안을 기반으로 만든 헌법 초안을 
압둘하미트 2세에게 상정했다. 압둘하미트 2세는 황제의 권한을 제한하는 일부 조항들을 수정
했고 그 과정 헌법 113조(황제가 원하는 자를 추방할 수 있는 권한)가 인정되었다.44) 1876년 
12월 19일 미트하트 파샤가 오스만 제국의 대재상으로 임명되고 12월 23일 12장 119개 조로 
이루어진 오스만 제국의 첫 헌법인 ‘카누니 에사시(Kanun-i Esasi)’가 제정되었다.45) 

헌법의 제정과 함께 오스만 제국 전체 의회(Meclis-i Umumi)의 설립을 위한 과정도 시작되
었다. 헌법위원회는 1876년 10월 29일 임시선거법을 준비하고 선거의 진행 과정을 담은 7개 
조항의 지침서를 반포했다.46) 하지만 하원의원 선거는 전체 국민에게 투표권이 있는 보통 선

36) 파머, 오스만 제국은 왜 몰락했는가, p.244
37) Selda Güner, V. Murat, (İstanbul:Doğu Kütüphanesi, 2018), p.65
38) Güner, V. Murat, p.55/122
39) 루이스, 오스만 제국 근대사, p.189
40) İbid.
41) Çelik/Yeşil, Osmanlı Modernleşmesinde Tereddüt ve Teceddüt Yılları (1768-1908), p.251
42) Midhat Sertoğlu, Mufassal Osmanlı Tarihi, 6 vols., (İstanbul:Türk Tarih Kurumu, 2021), p.3289
43) Davison, Osmanlı İmparatorluğu’nda Reform, p.506
44) Sertoğlu, Mufassal Osmanlı Tarihi, 6 vols., p.3289
45) Stanford J. Shaw/Ezel Kural Shaw, Osmanlı İmparatorluğu ve Modern Türkiye, 2 vols., p.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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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가 아닌 기존 설립되었던 주의회에서 의원 선거가 이루어졌다.47) 1877년 3월 19일 이스탄불 
돌마바흐체 궁전(Dolmabahçe Sarayı)에서 국민 의회 의장 아흐멧 베피크 파샤(Ahmet Vefik 

Paşa)의 주도로 전체 의회의 의원들이 소집되었다.48) 그러나 압둘하미트 2세는 1877년 러시아-

오스만 전쟁에서 일어난 오스만 제국의 군사적 실책으로 대신들의 질타를 받자 오스만 제국 
전체 의회에 휴회를 선언했다.49) 1877년 러시아-튀르크 전쟁 시기 선언된 오스만 제국 전체 
의회의 휴회는 이후 압둘하미트 2세의 전제 정치의 시작을 의미하기도 했다. 본래 압둘하미트 
2세는 미트하트 파샤와 헌법을 논의할 때도 황제의 권한을 확보하는 조항을 넣는 등 권력 분
립에 온전히 동의하지 않는 행동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압둘하미트 2세는 러시아-튀르크 전쟁
을 기회로 자신의 재야 세력인 의회를 무력화시켰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

결론

오스만 제국의 근대화는 1699년 신성동맹전쟁에서의 패배와 1774년 러시아 전쟁에서의 패배 
이후 제국의 안보를 위한 노력에서 시작되었다. 그 과정 오스만 제국의 셀림 3세와 마흐무트 
2세와 같은 개혁에 적극적인 황제 통치 시기 설립된 유럽식 군대, 교육기관 그리고 외국에 파
견된 오스만인들은 오스만 제국 내부에 새로운 유럽의 정치사상이 자리 잡게 되는 계기가 되
었다.

본래 오스만 제국은 1789년 프랑스 혁명 당시 무신론자 루소와 볼테르에게 영향을 받은 프
랑스 국민들이 신이 내린 권력을 가진 왕에게 저항하는 사건으로 부정적으로 평가했었다.50) 

그러나 지속적인 유럽의 오스만 제국을 겨냥한 위협과 유럽의 정치사상을 받아들인 신진 세대
의 영향으로 오스만 제국은 근대화 그중에서도 헌법 제정과 의회 설립이라는 큰 변화를 시도
하게 된다. 

하지만 1876년 제정된 황제의 의회 휴회권과 추방권이 보장된 헌법은 결국 오스만 제국의 
입헌군주제가 헌법에 명시된 권한을 가진 황제의 손에 스스로 무력화되는 원인이 되었다.

결론적으로 오스만 제국의 헌법과 의회는 샤리아와 같은 종교의 한계와 황제의 강한 권한을 
동의하는 상태에서 만들어졌지만, 다민족-다종교 국가인 오스만 제국의 ‘정체성’ 확립과 근대
화된 국가의 기본 배경인 헌법과 시민 대표자(의회)를 수립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46) Takvim-i Vekayi, 6 November 1876, Monday and 21 October 1876, Thursday quoted in Ahmet Oğuz, Birinci 
Meşrutiyet, Kanun-i Esasi ve Meclis-i Mebusan, (Ankara: Grafikler, 2010), p.107

47) Sertoğlu, Mufassal Osmanlı Tarihi, 6 vols., p.3296
48) Berkes, Türkiye’de Çağdaşlaşma, p.336; Sertoğlu, Mufassal Osmanlı Tarihi, 6 vols., p.3296
49) Mirat-ı Hakikat, p.558-559 quoted in Çelik/Yeşil, Osmanlı Modernleşmesinde Tereddüt ve Teceddüt Yılları 

(1768-1908), p.281
50) 루이스, 오스만 제국 근대사, p.74-75. 에서 Cevdet, Tarih, vi. 394 v.d.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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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타르의 소프트파워: 
독일로의 펀드 지원

안찬혁 (독일 에르푸르트대)
hanhyeok An (University of Erfurt, Germany)

<머릿말>

본 연구는 세계화와 그에 따른 국제 질서의 변화를 배경으로 공공외교(Public Diplomacy)의 
비중이 심화 됨과 동시에 기존의 이익과 명분을 앞세운 ‘현실주의’ 위주의 국제정치가 현대
에 와서는 이상주의적 논리를 대립적 국제관계의 외교적 수단이라는 현실적 방안에 치환하
고 있는 상황으로 대부분 변모했다는 이해하에, 근대의 강압적 군사력과 경제력 위주의 하
드파워 (경성권력)보다는 자신의 특성을 통해 상대를 유인하고 상대로 하여 특정 행위를 유
도하는 전략으로 국가 간 관계를 확장하고 조정하는 소프트파워 (연성권력)가 국제관계의 핵
심 요소로 거듭났음을 걸프국가인 카타르와 카타르의 소프트파워 대상 국가인 독일을 예시
로 설명한다.
 
구체적으로 Joseph Nye의 하드파워, 그리고 소프트 파워의 개념이해를 바탕으로 두 개념을 
대조하여 이해하고, 이를 토대로 나날이 극대화되는 카타르의 소프트 파워를 세분화하여 그 
특징과 영향력을 분석한다. 나아가서 카타르의 소프트파워의 특징으로 말미암아 카타르가 독
일의 이슬람 커뮤니티와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펀드 지원이라는 예시에 주목하여 인과
관계를 분석한다. (1) 우선 Nye의 소프트 파워와 반대되는 개념인 하드파워를 현대 국제관
계의 틀에서 분석하였을 때 상대적으로 소국인 카타르에게 하드파워보다는 카타르에 주어진 
부와 미디어 영향력 등의 간접적 영향을 행사할 수 있는 소프트 파워가 노리스크 하이리턴 
전략에 힘입어 국제적 입지를 다지고 기존의 세계정세가 양극화 체제에서 점차 다극화 체제
로 변화하는 시기에 국제적으로도 카타르의 입지를 높이고 외교 영향력을 행사하기에 적합
하다. (2) 카타르의 소프트파워 중에서 본 연구가 집중한 부분은 펀드지원이다. 카타르의 독
일로의 펀드지원의 양상은 대외원조 및 선교자금 등으로 구체화 된다. (3) 카타르의 펀드지
원에 힘입어, 독일로의 카타르의 영향력은 다원주의 사회인 독일의 이슬람 커뮤니티가 활성
화되며 독일 내 무슬림 구성원뿐 아닌 현지 독일인 및 기타 이주민들에게도 이슬람 커뮤니
티, 이슬람 문화를 직접 접하고 탐닉할 기회를 제공하는 주요 지원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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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국제관계의 이해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개념이 자유주의이다. 기본적인 맥락에서 
자유주의와 이를 주장하는 자들은 자유주의적 가치가 경제적 개념이나 민주주의의 가치에 적
용되었을 때 각 국가의 문화적 또는 정치적 특색이 그 해당 국가로 하여 자국에 이익이 되는 
행위를 지향하게끔 유도하고 이를 확장한 자유민주주의, 경제자유주의의 제도확산이 국제적 협
력을 자극한다고 이해한다. 위와 같은 배경과 이해를 바탕으로 하버드 대학교 케네디 스쿨의 
석좌교수인 조지프 나이(Joseph S. Nye)는 소프트파워 (연성권력)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2004

년 조지프 나이(Joseph S. Nye) 교수가 Soft Power: The Means to Success in World Politics를 
발표하면서 해당 용어와 개념의 사용이 활성화되었다.1)

해당 소프트파워의 개념을 카타르에 대입시켰을 때 페르시아 만에 위치한 카타르의 입장과 
이미지를 생각해보면, 카타르는 석유, 가스 등 풍부한 천연자원과 상대적으로 적은 인구로 인
해 두 배의 축복을 받은 국가라고 말할 수 있다.2) 더불어 카타르의 중앙은행의 유동성 확대, 

장기 정부 보증, 자본 투입, 은행 자산 매입 등 상대적으로 효과적인 시장 정책에 의해 이러한 
상황은 더욱 증폭된다. 이는 모두 시장과 전반적인 금융 건전성을 안정화하려는 카타르의 성
공적인 시도이며 소프트파워의 영향을 키우는 교두보 역할을 한다.3) 따라서 카타르의 이러한 
모든 조건은 비할 데 없는 명성을 위해 국가 이미지에 대한 세계적 인식을 2022 카타르 월드
컵의 예시에서 부각 되듯 크게 증가시켰다. 이러한 측면에서 카타르는 군사력을 사용하기보다
는 한 국가의 문화적, 경제적 영향력을 활용하여 다른 국가가 무언가를 하도록 설득하는 소프
트파워를 활용한 이미지를 배열하고 국경 너머로 영향력을 확대하는 방법을 알고 있다.4)

카타르는 해외 이슬람 네트워크에 대한 자금 지원을 통해 글로벌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외
교적 레버리지를 기대하는데 소프트파워의 역할과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연관 지어 
카타르의 소프트파워의 외교적 영향과 활용은 수정주의 국가에 기반을 둔 미국, 유럽 등 기존 
질서에 도전하는 기반으로 나타날 수 있다5). 이를 바탕으로 카타르는 다양한 이슬람 그룹 및 
네트워크와 다각적인 연결을 구축하고 있다.6) 구체적으로 카타르는 기본적 이슬람 커뮤니티와 

1) Gomichon, 2013, p. 1. Nye(1990)의 연구에 따르면 과거 국가가 다른 나라에 강압하는 방식은 강경한 군사력에 
의존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오늘날의 권력 추세는 이러한 흐름에 역행하고 있다. 경제적 상호의존, 글로벌 커뮤
니케이션을 기반으로 한 현대 기술, 초국적 행위자 등 새로운 요소를 지닌 현대세계의 관계성에 힘입어 하드파
워의 사용은 지양하는 추세이기 때문이다.

2) Antwi-Boateng, 2013, pp. 1-4
3) Jung & Kim, 2012, p. 62
4) Ahn, 2023, pp. 99-107
5) Ahn, 2023, pp. 100-103
6) Ahn, 2023, pp. 117-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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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스크에서부터 나아가서는 시리아와 리비아의 여러 단체인 하마스, 탈레반 등 다양한 이슬람 
단체와의 연계에 관여해 왔다.7) 카타르의 자금 및 물자 지원의 양상은 리비아 사례에서8) 볼 
수 있듯이 카타르가 반군에게 무기를 공급하는 방식으로 주로 지하디 단체와 관련된 이슬람 
운동을 지원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카타르의 이러한 자금 지원은 항상 중동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유럽 등 서구권 국가에도 적용된다. 유럽의 이슬람 운동에 대한 카타르의 자금 
지원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9)

결론적으로 해당 발제문에서는 위에서 언급된 카타르의 특색과 조건을 토대로 외부적 영향
을 미치는 카타르의 소프트파워에 대해 다루고 그 중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카타르의 펀드지
원에 보다 초점을 맞추어 분석한다. 본론에서는 독일의 이슬람 커뮤니티, 이슬람주의 운동으로
의 카타르의 펀드지원이라는 행위의 인과관계를 연구하기 위해 피에르 부르디외 (Pierre 

Bourdieu)의 자본이론과 사회운동이론의 자원동원구조를 이용한다. 

II. 카타르의 소프트파워

1. 카타르의 미디어 파워

지정학적 요인 내에서 한 국가가 가지는 연성권력을 완성하는데 주요한 역할을 하는 요소들
은 주로 교육, 미디어, 국제외교, 문화적 연례, 그리고 소통의 환경성으로 관계지을 수 있다. 

카타르의 사례에 있어서 최근 가장 주목받는 요소는 글로벌 미디어이다10). 1996년 카타르 국
왕에 의해 출범한 알자지라(Al Jazeera)는 네트워크의 다양한 채널에 연간 지출을 지원하면서 
글로벌 주요 방송사로 성장, 발전했다11). 2011년 “아랍의 봄”에 대한 알 자지라의 보도가 주요 
기폭제로서 작용했다고 분석하는 이유는 무슬림 형제단에 대한 지지와 무바라크 정권에 대한 
비판을 연계하여 이집트의 정치적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 카타르가 상당한 힘을 사용했음을 암

7) Antwi-Boateng, 2013, p. 7
8) Khatib, 2013, p. 423, Khatib (2013)는 카타르가 리비아 반군에게 무기를 공급하여 이슬람주의 운동세력을 지원
하였다고 연구하였다.  

9) Chesnot & Malbrunot, 2020, pp. 23-31
10) Eum, 2020, pp. 70-71. 위의 근거를 바탕으로 Samuel-Azran(2016)은 카타르가 경제력과 미디어력의 조합을 주
요 소프트파워로 배치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이는 지역적 이익과 세계적인 영향력을 촉진하는 요소이다. 이 
스마트 파워는 국제적 영향력과 연계하여 중국의 CCTV, 러시아의 RT와 비교하여 이 지역의 지정학적,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pp. 30-35). 

11) Stroud, 2014, p. 64., Samuel-Azran(2016)은 작지만 엄청나게 부유한 토후국이 어떻게 독특한 미디어 목소리를 
개발하고 키울 수 있었는지 지적했다(p.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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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한다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아랍의 봄”사례를 통해서 볼 수 있듯이 미디어 전략을 이용하는 카타르의 소프트파워는 
‘중재자’라는 이미지로서 더욱 도드라진다12). 알자지라의 중재자 역할과 보도 방식은 카타르의 
전통적인 이미지를 강화하고, 공공외교를 통해 카타르의 대외적 이미지를 구축한다. 구체적으
로 말하면, 카타르가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등 다른 걸프 국가들과 충돌할 때마다 알
자지라는 카타르를 방어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 알 자지라에는 글로벌 사회, 커뮤니티, 

심지어 개인 행위자들과 연결할 수 있는 다양한 관계와 네트워크가 있기 때문이다. 알자지라
가 구축하고 발전시킨 이러한 관계는 매우 필수적이었는데 이는 알자지라 네트워크는 카타르
의 안정뿐만 아니라 아랍 세계의 확고함을 상징한다는 부분에서 드러난다. 이처럼 카타르의 
국가 브랜드인 알자지라는 공공외교 앞에서 카타르 국가의 방패로 변모한다13). 중동 사람들이 
자유를 위해 분투하는 가운데, 논평과 진실 폭로를 통해 알자지라는 국제적 입장을 강화하고 
아랍의 봄에서 파생된 카타르의 위상을 강화했다. 

 

 이러한 노력은 실제로 카타르에 대한 세계적 인식을 변화시켰다. 이러한 경향을 바탕으로 
카타르의 네트워크와 알자지라에서 나오는 미디어 영향력으로서의 소프트파워는 해외에도 영
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예시로서 알자지라의 최근 커런트TV 인수는 알자지라 아메
리카 네트워크를 통해 약 4천만 명의 미국 고객을 확보할 가능성을 보여준다. 더욱이, 수백만 
명의 미국 가정에 방송할 수 있는 알 자지라의 능력은 일반적인 무슬림에 대한 미국인의 사고
방식과 중동의 이미지를 바꾸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미국을 포함한 서구에서도 알
자지라는 어느덧 친숙하고 신뢰할 수 있는 미디어로 자리 잡은 것이다. 이처럼 알자지라는 카
타르의 소프트파워로서 오리엔탈리즘의 균열을 직선적으로 무너뜨렸다. 작은 나라가 미디어를 
통해 글로벌 초강대국들에 소프트파워 영향력을 행사한 것은 이례적이다14). 결론적으로, 카타
르의 주요 소프트파워인 알자지라의 영향력은 카타르의 천연자원과 그로 인한 부만큼이나 강
력하다.

2. 카타르의 교육 체계

카타르의 두 번째 뛰어난 특징은 높은 수준의 교육에서 나타난다. 카타르는 석유, 가스 등 

12) Samuel-Azran (2016)은 알자지라를 통해 카타르의 미디어 전략을 분석한 결과, 대부분 긴장 완화를 목표로 하
고 있으나 적극적으로 분쟁지역 내 정치적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보도는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전술적 방송 방식은 카타르의 이미지를 중재자로서 만드는 확고한 기반을 마련한다(p. 40).

13) Al-Tamimi et al., 2020, pp. 56-58
14) Antwi-Boateng(2013)은 아랍의 봄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알 자지라가 대부분 약자 집단의 편에 서고 중앙 권
력으로부터 고립된 사람들을 지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pp.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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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대한 자원을 활용하여 교육 시스템 개선을 지속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카타르의 상당한 GDP

는 교육에 대한 지출을 담당하고 있다15). 또한 카타르의 Education City는 세계 최고의 교육 
기관, 가정 기반 연구 대학, 스타트업 인큐베이터, 기술 시설, 공원, 유적지 및 문화 기관으로 
구성된 '교육 도시'로서 기능하며 현지 Hamad Bin Khalifa 대학과 7개 국제 대학의 본거지로 
교육을 넘어서 관광명소로도 명성을 드높이고 있다16).

카타르의 소프트파워로서 이러한 교육체계 인프라의 놀라운 점은 교육 기회가 주최국 정부
에 제공하는 외교 정책상의 이점이 헤아릴 수 없을 만큼 크다는 부분에 있다. 고등 교육의 매
력은 앞으로 자국에서 리더십 위치를 차지하게 될 국제 엘리트 학생들의 커뮤니티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유연한 길을 열어주기 때문이다17)18). 

3. 미국과의 우호적 관계

세 번째 형태는 카타르와 미국의 관계 심화에서 찾아볼 수 있다. 사담 후세인 정권을 경험
한 미국은 소프트파워를 선호하게 됐다. 미국의 이러한 분위기는 향상된 공공외교와 국제관계 
도구를 통해 카타르의 역할을 각성시켰다19). 카타르는 말 그대로의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아니
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보편적인 존경과 국제 사회의 호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자유민주주의 
이상을 상징화하기는 어렵지만, 여전히 중동지역에서 카타르를 매력적으로 만드는 간접적인 특
징이 존재한다. 그 특징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카타르와 미국의 군사관계를 주시할 필요가 있
다. 1992년 카타르는 전례 없는 미국과의 긴밀한 군사관계를 구축하며 미국과의 외교 관계를 
강화했다. 그로부터 30년이 지난 지금의 카타르는 연합항공작전센터를 포함한 미 중부사령부
의 전진사령부가 위치한 곳이기도 하다. 단례로, 중동외교분쟁에 대한 대응으로 설립된 알우데
이드 공군기지는 카타르 도하에 존재한다. 그 이외에도 미군의 주둔에서 오는 간접적 시너지 
효과도 존재한다. 군사력은 그 힘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도 매력적일 수 있는데 군대는 재난 
구호와 사회를 위한 시민 자원봉사에 적극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카타르의 미국
과의 군사동맹과 미군기지 유치는 카타르의 소프트파워뿐 아니라 해당 지역 (걸프만)에서 소프
트파워를 지닌 미국 중부사령부의 이미지를 강화하여 상호부조적 관계를 성립했다. 결과적으로 

15) Antwi-Boateng(2013)은 미국 및 기타 서구 기관의 이전 사례와 마찬가지로 유학생들이 학업 경력을 축적하도
록 유도하는 카타르의 진보적인 고등 교육 시스템을 강조했다 (pp. 3-4). .

16) Alraouf(2018)의 연구를 인용하면 카타르는 유명 대학을 통합하여 교육 기관의 모든 메타 시스템을 응축하는 '
교육 도시'를 성공적으로 구축했다 (pp. 3-11).

17) Antwi-Boateng, 2013, pp. 3-5
18) 카타르가 주도하는 교육 선전과 그 시스템의 활용은 국제 엘리트와 세계에서 몰려드는 유학생들 그리고 카타
르 학생들 사이에 이슬람에 대한 편견과 중동의 미지에 대한 두려움을 넘어서는 상호작용과 협력을 제공한다
(Ahn, 2023, pp. 111-113).

19) Al-Tamimi et al., 2023, p.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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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비교적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 카타르는 간접적인 군사력과 함께 안정된 외교를 구축
하는 특성을 만들었다. 이는 카타르가 카다피 정권 전복과 관련해 리비아에 대한 인도주의적 
개입을 시작할 수 있는 실리적인 명분과 권한을 분명히 허용했다는 사실을 대외적, 대내적 방
식으로 보여줄 수 있는 외교적 수단이며 현존하는 카타르의 소프트파워이다20). 

4. 효과적인 부의 재분배

카타르의 소프트파워를 구성하는 요소 중 하나는 부와 그 효과적인 분배이다21). 카타르는 
고용, 의료, 부동산, 교육, 은퇴 분야에서 경제의 재분배로서 이익을 달성했다22). 특히, 외국인 
근로자를 활용하여 달성한 카타르 경제 발전의 혜택은 소수의 카타르 시민에게 광범위한 복지 
혜택을 제공하는 결과를 가져왔고, 그 결과 카타르 시민들은 공공부문 일자리, 무료 교육훈련, 

의료, 주거지원 등 다양한 복지혜택을 누리고 있다23). 예를 들어 거의 92%의 근로자가 공공 
부문에 고용되어 있으며 급여는 $29,000~$180,000 사이이고 노동부를 통한 채용 지원도 있으
며 카타르 시민은 무료 의료 시스템과 무료 교육 복지 시스템을 모두 기대할 수 있다24). 이와 
같이 카타르의 소프트파워 중 하나인 효과적인 부의 분배는 카타르 시민의 만족도와 삶의 질 
향상을 담당하게 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는 카타르의 부의 분배가 자원을 권력의 안전성
으로 전환하는 것, 나아가 원하는 결과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현실화하는 것이 외교적으로 잘 
설계된 전략을 요구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5. 스포츠의 활성화

스포츠는 사람들 간 그리고 국가 간의 거리를 좁히는 상징적 표준으로서 국가의 명성과 이
미지를 높이며 성공적인 스포츠 행사를 개최하는 데 있어 그 국가의 이미지와 능력 등을 평가
할 수 있는 논란의 여지가 없는 도구이다. 그렇기에 많은 국가에서는 전통적으로 스포츠 행사
에 참가할 수 있는 선수들의 역량을 키우고 행사의 개최를 준비하는 데 막대한 투자를 해왔
다. 많은 개최국과 스포츠 이벤트를 개최하고자 하는 국가들이 이러한 행사를 추진한 후 모든 
재정적 투자를 회수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올림픽 및 FIFA 월드컵과 같은 스포츠 분야의 

20) 미국과의 우호적 관계는 군사동맹을 기반으로 카타르의 이미지를 지역적, 세계적으로 안정된 국가로 강화할 수 
있다. 내부적으로 카타르는 알타니 왕조의 권력과 위신을 보존하면서 지역적 위협과 같은 긴급 상황에 완벽하
게 대비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를 보완하는 강점으로 미국과의 관계가 활용되는 것이다 (Antwi-Boateng, 
2013, p. 2).

21) 카타르는 다른 걸프 국가들과 비교해 성공적인 부의 분배로 인해 중동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Ahn, 2023, 
pp. 113-114).

22) Jung & Kim, 2012, pp. 54-67
23) Ahn, 2023, p. 113
24) Mitchell , 2014, p.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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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행사를 유치하기 위해 개최국 지위를 선정하고 입찰하는 것은 경쟁이 매우 치열한 과정
이다. 이와 같은 스포츠 행사의 개최가 가치가 있는 이유는 국제적 명성을 중심으로 무형적이
고 헤아릴 수 없는 요소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표면적으로는 이러한 명
성이 소프트파워를 불러일으킨다. 2008년 베이징 올림픽과 2010년 남아공 월드컵을 계기로 중
국과 아프리카의 이미지가 달라진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개최국에 대한 홍보 그리고 이미지
에 대한 문화적 호감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글로벌 스포츠 이벤트를 통해 개최국 역시 
특정 가치나 문화적 메시지를 강조할 수 있다25). 

해당 국가 참가자들의 좋은 점수와 기록은 스포츠에 매력을 느끼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친
다. 예를 들어, 노르웨이는 동계 올림픽을 통해 국가의 강력한 스포츠 이미지를 확고히 했다. 

카타르는 어떤 스포츠에서도 세계 강국과는 거리가 멀지만 2019년 AFC 카타르 아시안컵 등 
주요 스포츠 행사를 적극적으로 유치해 성공적으로 개최해 왔으며, 해당 대회에서도 카타르가 
1위를 차지하며 우승을 차지하는 쾌거를 이뤘기에 호스트이자 동시에 챔피언이라는 이미지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 결과는 아랍 세계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도 영감
을 줄 수 있는 부분으로 카타르의 이미지와 존재감을 탈바꿈시켰다. 결정적으로 카타르는 
2022년 월드컵 유치에 성공하고 훌륭히 개최하였다. 2010년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월드컵 개최
가 아프리카 대륙 전체의 큰 자부심이 되었던 것처럼, 월드컵 개최권 획득은 카타르뿐 아닌 
중동을 비롯한 전 세계 무슬림들 사이에서 명성을 높였기에 카타르의 소프트파워를 구성하는 
하나의 형태라고 할 수 있다26). 

6. 해외로의 펀드지원

빈곤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경쟁은 재정적이든 기술적이든 자금 조달과 해외 원조를 강화한
다27). 따라서 말리에 설립된 카타르 적신월사에서 볼 수 있듯이, 카타르는 최근 국민총생산
(GDP) 확대에 힘입어 뉴질랜드, 캐나다 등 서구 국가들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는 뛰어난 대외
원조 국가로 거듭났다28). 2011년 세계 기부 지수(World Giving Index)에서 카타르는 기부 인
구 비율로 중동 및 아랍 국가에서 20위와 1위를 차지했다29). 국제적 평판과 관련하여, 상당한 
외국 원조를 외교 정책에 통합하는 국가는 일반적으로 수혜국 사이에서 이미지가 커지면서 긍
정적인 호의를 창출하는데, 국제관계 측면에서 오늘날의 원조는 소프트파워 효과를 통한 잠재

25) Luerdi, 2022, p. 6
26) 카타르 월드컵의 성공적인 개최는 중동에서 카타르의 명성과 카타르의 매력 수준을 더욱 공고히 하여 아랍 세
계와 이슬람 세계 전반에 걸쳐 카타르의 영향력을 강화하였고, 더욱이 유치과정에서 독일을 비롯한 경쟁국들이 
월드컵 유치권을 카타르에 부분적으로 양보하였기에 2022년 카타르 월드컵은 카타르의 국제적 영향력에 가시
적인 변화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Antwi-Boateng, 2013. pp. 8-9).

27) Al-Tamimi et al., 2023, p. 28 
28) 가스 수출을 기준으로 한 소득(GNI)은 대외원조와 그 밖의 펀드로 이어진다 (Khatib, 2013, pp. 425-426).
29) Antwi-Boateng, 2013, p.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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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미래의 동맹국을 구축하는 포섭행위이다. 게다가 Nye가 언급했듯이 이 효과는 상호성을 
창출한다고 여겨진다. 그리고 카타르 수준으로 해외 원조를 민간 펀드지원 내지 정부 주도의 
선교자금원조, 외국인 지원 등의 다각적 루트로 지원하는 국가에 대해 다른 국가들이 거의 반
발하지 않는다는 것은 카타르의 국제적 지위와 그 기반이 긍정적으로 부각 되고 인식적인 측
면에서 다른 국가들도 카타르의 지원양상을 반기고 오히려 원하고 있는 부분이 더욱 확대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한다30).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펀드를 바탕으로 기금지원은 전통적인 하드파워의 한 측면인 금융
력의 성격이 어떻게 소프트파워로 흐르는지 외부적으로 잘 보여준다. 그렇다면 카타르발 독일
로의 펀드는 어떻게 소프트파워가 되는가. 요점은 본 논문에서는 자금 지원을 있는 그대로 다
루기보다는 자금 지원의 효과를 다루었다는 점이다. 그리고 연구자는 이러한 효과가 소프트파
워와 연결되어 있다고 상정하고 질적 연구를 진행했다. 이에 대해 기금이 국가 간, 그리고 세
계 간 연계 행사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문화 행위자와 사람들 간의 문화적 연결에 이바지할 수 
있다는 점을 연구했고, 특히 이 펀드는 문화적 가치를 공유하는 사람들 사이에 다리를 놓을 
수 있는 문화 및 종교 공동체에 투자된다는 점을 눈여겨 살폈다31). 

QC는 표면적으로는 독립적인 자선단체이지만 두 명의 프랑스 언론인 Chesnot과 Malbrunot

이 저술한 책에서는 QC를 “도하의 종교적 소프트파워”라고 부른다32). 2015년 카타르 언론은 
자선단체가 “전 세계 이슬람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한 계획을 시작했으며 이 프로젝트가 프
랑스,   독일, 호주, 우크라이나, 보스니아, 알바니아 및 이탈리아에서 시작되었다고 보도했다. 이 
기사는 독일 공영 방송사 ARD와 독일 주간 신문인 Die Zeit의 언론인 팀이 진행한 조사 연구 
프로젝트의 일부로, 모스크와 QC 간의 지불 계획, 이슬람 커뮤니티의 확장 요청 및 기금 감사 
편지를 포함한 문서를 평가했다. 

소프트파워의 실제적인 세 형태의 자원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카타르발 독일로의 펀드지원이 
소프트파워로서 적용하는지를 알아본다. 소프트파워의 세 형태의 자원이 각각 가지는 특징은 
‘타인에게 매력을 주는 문화’, 국내외에 호소력 있는 메시지를 의미하는 정신적이며 정치적인 
가치, ‘정당성을 표방하는 외교정책’이라는 세 가지 특성으로 구성된다. 그리고 해당 특성들은 
다시 구체화 된다. 문화적 가치는 사회구성원들이 실제로 사회에서 실천하는 방식으로 나타나
며 정신적 (정치적) 가치는 민주주의, 다원주의 및 이슬람주의처럼 사회구성원들에게 학습되어 

30) Ahn, 2023, p. 110
31) 더욱이, 이 자금 지원은 네트워크를 결정적으로 지원하고 문화의 변혁적 힘의 확장을 자극한다(Singh et al., 

2022, p. 23).
32) 카타르 자선단체의 본질은 독일에 있어 의미가 깊다. Qatar Charity(QC)는 카타르의 소프트파워의 중추적인 역
할을 하고 있다 (Chesnot과 Malbrunot,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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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재하는 가치관으로 드러난다. 마지막으로 외교정책은 국가 차원에서 행하여지는 정당성의 표
출로 확장된다.  

소프트파워의 첫 번째 형태인 문화적 가치를 카타르발 펀드지원에 대입해볼 때, 독일의 IGD 

(Islamic Community of Germany)와 같은 단체를 포함한 이슬람 커뮤니티에 대한 QC를 통한 
카타르의 자금 지원은 이슬람의 전통적 가치와 독일의 다원주의 정책하에 다문화 사회를 기반
으로 한 문화적 매력을 심화시킨다33). 독일의 이슬람 공동체에 카타르의 자금 지원이 활성화 
될수록 독일내 이슬람에 대한 문화적 매력이 더욱 활성화된다. 모스크 등의 문화 자본과 다양
한 문화 행사를 갖춘 인프라 시스템과 관련된 시설의 증진으로 인해 문화적 매력을 발산할 수 
있는 기회창출에 더욱 효과적일 뿐만 아니라 독일 내 무슬림뿐 아니라 비무슬림들도 독일 내 
이슬람 공동체에 대한 매력을 느낄 수 있도록 다양한 행사와 교류를 진행할 수 있으 이는 카
타르의 이미지를 고취시키는 특징으로 작용 할 수 있다34). 따라서 이러한 과정이 진행되는 동
안 독일의 IGD와 같은 이슬람 공동체 및 기타 이슬람 조직에 대한 카타르의 자금은 폐쇄된 
공동체의 종교적 기반을 다방면의 고유성을 가져오는 문화적 장소로 발전시키기 때문에 문화
적 차원에 영향을 미치고 이는 IGD와 같은 이슬람 커뮤니티와 공동체를 방문하고 접하기 위
해 지역 사회의 더욱 많은 사람을 구성원으로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끌어들이는 전략
으로 나타난다. 결과적으로 독일의 이슬람 커뮤니티에 대한 QC로서의 카타르 펀드는 소프트 
파워의 첫 번째 조건이자 형태인 문화적 가치를 충족한다.

정치적 가치의 두 번째 조건을 살펴볼 때, 독일의 IGD와 기타 이슬람 조직에 대한 카타르의 
자금 지원은 분명히 독일이 다양성을 점차 다각화 시키는 다원주의에 뿌리를 둔 사회통합정책
에서 추구하는 가치와 일치한다35). 어떤 의미에서 독일로의 카타르의 펀드지원과 같은 기금과 
이를 반기는 독일의 모습은 독일의 정치적 가치를 지향하는 방향이 어디를 향하는지를 잘 보
여준다. 카타르발 펀드지원, 더욱 구체적으로 QC와 같은 카타르의 해외 원조 덕분에 독일은 
더 많은 이슬람 공동체의 활성을 좋은 조건에서 조화롭게 유지하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조율 
함으로써 난민통합정책으로 대변되는 다원주의 정치를 추구하는 정치적 가치의 발현이 훨씬 
쉬워졌다. 따라서 IGD와 독일의 일반 이슬람 공동체에 대한 카타르의 기금은 다른 국가들이 
외국 원조와 자선에 기초한 카타르의 정치적 올바름을 수행하고 긍정적인 방식으로 카타르의 
정치적 가치를 추구하는 방법을 평가할 수 있도록 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는 
카타르의 목표가 유럽에서의 영향력 확대라는 것을 가시적으로 알 수 있다. 따라서 독일의 
IGD를 포함한 이슬람 단체에 대한 QC는 이를 실현할 수 있는 훌륭한 자원이자 도구이다. 이

33) Eum, 2020, pp. 70-75 
34) Ahn, 2023, p. 121
35) Cussins, 1992, pp.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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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맥락에서 볼 때, IGD와 독일의 일반 이슬람 조직에 대한 카타르의 기금은 분명히 정치적 
가치라는 소프트파워의 두 번째 조건을 충족한다36).

마지막으로, 정당성을 내포한 국가발 외교정책이라는 세 번째 형태를 고려할 때, 독일의 이
슬람 커뮤니티에 대한 카타르의 자금 지원은 주로 다음과 관련된 원조에 부여된 합법적이고 
도덕적인 권위에 동의하면서 외교적 가치를 일깨우는 것이 중요하다. 소프트파워가 국제법이나 
국제 사회의 적법한 규범에 부합하지 않거나, 국제 노동협약 및 기준을 따르지 않거나, 다른 
나라에 직접적이고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때 소프트파워의 붕괴가 일어난다고 주장했다37)IGD

와 같은 독일 내 이슬람 공동체에 대한 카타르의 기금 목적을 예시로 볼 때, 사람들은 카타르
와 독일 양측이 내부적으로 독일에 거주하는 이슬람 공동체를 돕기 위한 도덕적 목적에 초점
을 맞춘 사용법을 알고 있다고 확신한다38). 더 나아가, 독일의 IGD와 일반적인 이슬람 커뮤니
티 조직에 대한 QC의 지표를 분석한 결과, 독일과 카타르는 모두 상생 전략을 바탕으로 그들
의 긍정적인 홍보와 도덕적 이미지를 외국에 대외적으로 어필하고 있다. 따라서 외교정책의 
형태로 나타나는 소프트파워의 세 번째 특성은 실제로 독일의 IGD 및 이슬람 단체에 대한 카
타르의 자금의 특성과 일치한다고 결론을 내리는 것이 가능하다. 

 

이 장까지 연구자는 논문의 구조에 대해 언급하고, 배경 설명을 설명했으며, 독일의 이슬람 
커뮤니티에 대한 카타르의 자금이 Joseph Nye가 제공한 소프트 파워인지 여부에 대해 살펴보
았다. 질적 방법을 적용한 결과, 카타르 자선단체(QC), 대외원조, 독일 내 일반 이슬람 단체 
및 이슬람 공동체에 대한 선교 기금을 포함하는 자금 지원으로서 독일로의 카타르의 펀드지원
이 소프트파워의 세 가지 특성 모두에 부합하고 있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따라서 독일 내 이
슬람 커뮤니티에 대한 카타르의 펀드지원은 소프트파워이다. 다음 부분에서는 이론적 틀을 적
용하여 방법론적 분석을 진행하고 주요 목표와 함께 해당 연구를 심층적으로 살펴보겠다.

III. 이론적 조망

1. 부르디외의 자본

프랑스의 사회학자인 피에르 부르디외(Pierre Bourdieu, 1930 ~ 2022)는 그의 저서에서 사회

36) Al-Tamimi et al., 2023, p. 67
37) Eum, 2020, p. 86
38) Chesnot & Malbrunot, 2020, pp. 234-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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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개인과 집단의 지위를 크게 형성하는 세 가지 주요 유형의 자본, 즉 경제적, 사회적, 문
화적 자본을 소개한다. 경제적 자본은 다양한 기회와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는 금융 자원과 
자산을 의미하고 사회적 자본은 자원 동원과 집단행동을 촉진할 수 있는 개인의 사회적 네트
워크, 관계 및 연결에서 파생된 가치와 관련이 있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문화 자본은 사
회적 지위를 부여하고 특정 사회적 환경 내에서 탐색하고 성공하는 능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
는 지식, 기술, 자격 및 문화적 관행을 포함하는 가치이다39). 

카타르의 재정 지원과 독일 내 이슬람 커뮤니티에 대한 영향력 확대 및 펀드지원의 진행 사
이의 관계를 탐색할 때 부르디외의 자본 유형은 이를 연구하기 위한 이론적 조망으로 매우 관
련성이 높다. 카타르가 IGD에 경제적 자본을 제공하면 조직에 재정적으로 힘을 실어 독일 내 
이슬람 공동체 내에서 가시성과 영향력을 강화하는 인프라, 지원 프로그램 및 미디어 벤처에 
투자할 수 있다. 더욱이, 카타르의 지원은 독일 국내 및 국제적으로 영향력 있는 개인 및 그룹
과의 유대 및 제휴를 형성함으로써 IGD의 사회적 자본 축적을 촉진할 수도 있다. 이러한 사회
적 연결은 독일 내 이슬람 커뮤니티가 목표를 옹호하기 위한 추가 자원, 지식 및 플랫폼에 접
근할 수 있게 해준다40). 독일 내 이슬람 커뮤니티는 카타르를 활동 및 조직 원칙의 모델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41).

특히 부르디외가 제안한 틀 내에서 자본 전환의 역학을 이해하는데 경제적 자본이 자본의 
기본 형태로서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이 분명해지는데 경제적 자본은 다른 형태의 자본이 
전환되고 변형될 수 있는 기반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이 부분에서 전환 (conversion)은 한 형
태의 자본이 다른 형태로 변환되거나 전환되어 개인이 다양한 자원과 이점을 얻을 수 있게 하
는 과정을 의미한다42). 개인이 다양한 메커니즘을 통해 경제적 자본으로 전환될 수 있는 사회
적, 문화적 자본을 축적하기 위해 시간, 노력 및 자원을 투자한다고 주장했는데 이는 자본의 
전환과 변형이 이러한 형태의 자본을 획득하고 동원하는 데 투자된 노동, 시간, 노력에 달려 
있음을 의미한다. 즉, 다양한 형태의 자본 사이의 동등성 또는 교환 가치는 개인이 자본을 축
적하고 전환하는 데 보여준 헌신과 노력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43). 

이러한 관점은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자본 사이의 복잡한 관계를 조명하고 개인이 이러한 
형태의 자본을 전략적으로 탐색할 수 있는 상호 연결성과 잠재력을 강조한다. 개인은 사회적, 

문화적 자본 구축에 시간과 노력을 투자함으로써 경제적 이익과 기회를 위해 축적된 자원을 

39) Bourdieu, 1986, pp. 15-16
40) Nahapiet & Ghoshal, 1998, pp. 259-261
41) Ehlen et al., 2014, pp. 157-161
42) Bourdieu, 1986, pp. 24-26
43) Bourdieu, 1986, pp. 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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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함으로써 경제적 자본을 증진 시킬 수 있다는데 이러한 설명의 근간이 있다. 이러한 자본 
전환 개념은 개인이 자본의 다양한 차원을 탐색하는 방법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를 제공하고 
이로 말미암아 자본 축적을 추구하는 데 있어 투자와 변화의 중요성을 강조한다44).

2. 자원동원이론
  

자원 동원구조는 사회 운동을 적절한 자원의 가용성에 의존하는 합리적이고 조직적인 집단
행동 형태로 이해하기 위한 이론적 틀을 제공한다. 이러한 관점은 운동이 구조적 긴장에 반응
하는 심리적으로 박탈된 불만을 가진 개인에게서 발생한다는 개념을 구체화 시킨다. 조직과 
커뮤니티는 조직유지의 대외조건으로서 외부의 압력에 대한 외부저항성을 키우기 위해 추가 
적으로 조직의 구성원을 늘려야 한다. 조직유지의 대내적 조건으로서는 조직관리를 위해 내부
의 불안요소를 제거해야 하는데 이 부분에서 조직 내 스트레스는 가중되고 스트레스는 곧 개
인의 일탈 및 불만으로 변모된다. 불만은 널리 퍼져 있을 수 있으나 그룹이나 조직 내 중간 
변수가 작용할 때만 조직 내 재원조달이라는 형태와 과정으로서 상황에 맞는 (개인의 불만을 
해소 및 해결할 수 있는) 자원 동원 운동으로서 나타나 사회 운동으로써 개인의 불만이 조직
화 된 논쟁으로 변환된다는 것을 시사한다. 그리고 조직화 된 논쟁은 다시 커뮤니티와 조직의 
확장을 부른다. 이러한 관점에서 자원 동원구조 (resource mobilization structure)는 사회 운동을 
추진하는 데 있어 앞서 말한 부르디외의 자원의 중요한 역할을 재원조달이라는 특성으로서 인
정한다45)46). 

이 구조의 핵심 주제는 이용 가능한 재원조달의 행위를 위시한 자원의 동원을 통해 개인의 
불만과 일탈을 조직적이고 설계된 형태의 논쟁으로 전환하는 것이다47). 이러한 자원 동원의 
역할은 재정적 지원, 노동, 시간, 사회적 지위, 개인적 명성, 조직적 영향력, 지식 및 정치적 지
원과 같은 다양한 요소를 포함한다48). 또한 이로 야기된 사회 운동이 불만을 해결하고 원하는 
변화를 효과적으로 옹호할 수 있는 커뮤니티의 확장을 가져오는 데 있어 이러한 특징의 중요
성은 더욱 강조된다49)50)51). 결론적으로 조직 내에서 형성된 파트너십은 공동의 목표를 향한 

44) Bourdieu, 1986, pp. 24-26; & Claridge, 2018, pp. 1- 2
45) Jenkins, 1983, pp. 527-528
46) RMS는 사회적 문제와 불만에 관심이 있는 개인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원하는 변화를 가져오며 현재 상황
개선을 위해 필요한 자원과 자본을 동원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Jenkins, 1983, p. 532) & (Weissmann, 2008, 
pp. 39-40). 

47) Weissmann, 2008, pp. 38-39
48) Jenkins, 1983, pp. 527-528
49) McCarthy & Zald, 1977, pp. 1212-1213
50) 자원 동원과 집단행동에서 네트워크와 조직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은 네트워크는 개인 간의 협력과 전문지식 
공유를 촉진하는 복잡한 시스템이기 때문이다 (Sommerfeldt, 2013, pp. 347-348). 

51) 반대로 조직이 공동의 목표를 공동으로 추구하는 상호 연결된 네트워크로 이루어져 있는 부분은 조직의 생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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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의 노력을 추진하여 자원 동원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52). 조직 내 네트워킹의 
노력은 주로 경력 발전 및 확장, 연결 구축 및 귀중한 자원에 대한 액세스에 중점을 두기에53) 

이러한 네트워크와 조직을 의도적으로 육성하는 것이 조직의 안정성 및 네트워크의 확장에 기
여 하는 점을 볼 수 있다54). 

IV. 결론

본 연구는 카타르발 독일로의 펀드지원이 카타르의 소프트파워로서 작용하며 독일 내 이슬
람 공동체를 필두로 독일사회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인과관계를 이론을 활용한 질
적연구를 토대로 분석하였다. 결론적으로 IGD와 같은 독일 내 이슬람 커뮤니티에 대한 카타르
발 펀드지원이라는 소프트파워의 특성의 경우 독일에서의 이슬람 공동체를 중심으로 이슬람 
사회를 만들어가는 이슬람주의 운동이 확대될 수 있다는 부분이 본 연구의 결론이다. 결과적
으로 카타르의 펀드지원으로서의 소프트파워는 사회 운동을 부르고 이로 인한 커뮤니티의 확
장을 심화시킨다55). 예를 들어, 카타르의 자금 및 소프트파워와 관련하여 독일은 독일의 이슬
람 공동체와 무슬림 이주민들을 위한 문화 및 종교 행사와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홍보한다. 이
를 바탕으로 독일은 2004년부터 본과 레버쿠젠과 같은 지역에 새로운 이슬람 종교 교육 센터
를 설립하고 “The Lifemakers”와 같은 프로그램을 홍보함으로써 이슬람 교육을 대대적으로 지
원하고 있다56). 무슬림들은 이러한 프로그램과 행사에 참여함으로써 사회적 실천을 행할 수 
있는 공간에서 문화적 자본을 바탕으로 자신의 사회적 네트워크와 문화적 가치를 생각하게 될 
것이다. 그 속에서 개인이 정치나 기타 수단을 통해 사회에서 권력과 지위를 추구할 때 문화
자본은 해당 네트워크의 확장과 성장을 가속화하는 역할을 하며 구성원들간의 동질감, 소속감
을 유지할 수 있는 효과를 준다.57) 따라서 카타르발 소프트파워의 효과가 독일에서 호소력이 
강한 다른 이유는 소프트파워는 군사력이나 경제력이 아닌 강단에서 설교하고 설득하여 타자
가 나를 원하도록 유도하는 힘이라는 점이다. 즉, 21세기의 흐름을 읽으면서 소프트파워는 일
반적으로 부정하기 매우 어려운 개념이다. 따라서 이러한 양상은 시간이 지날수록 가속화되고 
첨예해질 수 있으며, 독일 내 이슬람 커뮤니티의 실제적인 확장으로 발전한다.

와는 차이를 보이는 부분이다 (Bourdieu & Wacquant, 1992, p. 119).
52) Diani, 1997, p. 130
53) Forret & Dougherty, p. 420, Wiktorowicz, 2004, p. 7
54) Weissmann, 2008, p. 9
55) 몇 가지 명백한 조건을 첨부한 지원이 제공되고 자원이 충족될 때 소프트파워의 특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Al-Tamimi et al., 2023, pp. 89-90)
56) (Spenlen, 2009, p. 6)
57) (Light, 2004, pp.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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