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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 연구목적 및 배경

우리는 미국이 2차 세계대전을 계기로 영국에게서 패권을 이양받은 이후 이어진 단극체제의 

종말을 목도하고 있다. 국제사회는 중국을 이미 미국에 필적할 정도의 강력한 국가로 평가한다. 

경제규모와 인구, 외교·군사 영향력으로 볼 때 중국이 초강대국임을 부인할 수 없다. 중국의 급

격한 국력신장은 등소평 시대의 외교방침인 ‘도광양회(韜光養晦)’를 버리고 시진핑 시대의 ‘대국

굴기(大國堀起)’로의 전환을 이끌었다. 왕지스(王缉思)는 미국과 중국은 미·소와는 다르게 특히 

경제분야에서 상호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중국은 다른 나라에 이념을 강요하지 않는다고 주

장했다.1) 하지만 워싱턴의 생각은 달라 보인다. 미국은 더 이상 중국을 방치할 수 없다, 중국을 

견제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미국 내에서 발생했고 이는 두 나라의 격한 충돌로 이어지고 있다.

공격적 현실주의자로 대표되는 미어샤이머는 저서 「강대국 국제정치의 비극」에서 강대국들은 

다른 강대국이 자신의 지역에 개입하는 것을 막고 지역을 안정시켜 패권을 확립하려고 노력하며, 

이를 위해 국제기구, 규범, 그리고 규칙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설정하거나 재정의하려고 시도한다

고 주장했다. 미국은 중국에 대한 정치적·경제적 압박을 적극 추진함과 동시에, 트럼프부터 바

이든에 이르기까지 ‘자국우선주의’ 기조 속에 동맹국으로 하여금 그들의 안보에 더 많이 기여하

도록 촉구하고 있다. 이러한 패권경쟁 시대의 외교전략은 매우 중요하며, 그 방향을 설정함에 있

어서 다른 국가들의 전략을 분석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본 연구는 미국 주도의 패권 ‘유지’, 중국으로의 권력 ‘이양’의 갈림길에서 중견국들의 외교전

략을 분석함으로써 대한민국 외교전략의 방향성에 대해 논한다.

Ⅱ. 이론적 배경과 분석의 틀

1. 외교전략 분석을 위한 국제관계이론
  

국제관계이론은 국가 간의 상호작용을 이해하고 분석하기 위한 다양한 접근 방식을 제공한

다. 주요 국제관계이론에는 현실주의(Realism), 자유주의(Liberalism), 그리고 구성주의

(Constructivism)가 있다. 이들 이론은 각기 다른 관점에서 국제 관계의 본질과 국가 간의 행동을 

설명한다.

   

가) 현실주의

1) Foreign Affairs(’23.11.23.)
https://www.foreignaffairs.com/united-states’/america-and-china-are-not-yet-cold-war

https://www.foreignaffairs.com/united-st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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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주의는 국제 관계에서 가장 오래된 이론 중 하나로, 국제 체제의 무정부 상태(anarchy)를 

강조한다. 현실주의자들은 국제 정치가 힘과 권력에 의해 결정된다고 믿는다. 국가들은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권력을 추구하며, 이러한 권력 경쟁은 불가피하게 갈등을 초래한다고 본

다.

나) 자유주의

자유주의는 현실주의와 달리, 협력과 상호 의존성을 강조한다. 이 이론은 국가들이 경제적 이

익과 국제 제도를 통해 협력할 수 있다고 본다. 자유주의자들은 민주주의, 자유 무역, 국제기구가 

평화와 협력을 촉진한다고 주장한다.

다) 구성주의

구성주의는 국제 관계가 단순히 물질적 힘과 자원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아이디

어, 규범, 정체성에 의해 형성된다고 주장한다. 구성주의자들은 국제사회의 규범과 가치가 국가 

행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본다.

   

라) 국제관계이론의 비교

1) 현실주의 vs 자유주의: 현실주의는 힘과 경쟁을 강조하는 반면, 자유주의는 협력과 

상호 의존성을 중시한다. 현실주의는 국가 간의 갈등을 필연적인 것으로 보지만, 자유주의는 국

제기구와 경제적 상호 의존을 통해 갈등을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다.

2) 현실주의 vs 구성주의: 현실주의는 물질적 힘을 중심으로 국가의 행동을 설명하지

만, 구성주의는 규범, 아이디어, 정체성 등의 비물질적 요소가 국가 행동을 결정짓는다고 본다.

     3) 자유주의 vs 구성주의: 자유주의는 국가 간의 제도적 협력에 초점을 맞추지만, 구성

주의는 이러한 제도들이 어떻게 형성되고 변화하는지에 대한 규범적·사회적 측면을 강조한다.

     4) 현실주의 vs 신현실주의 : 전통적 현실주의는 좀 더 질적이고 경험적인 분석을 강조

하는 반면, 신현실주의는 구조적 요인을 바탕으로 한 정량적이고 이론적인 모델을 중시한다.

  중견국은 국제 사회에서 다양한 외교 이론에 의해 그 역할과 전략이 설명될 수 있는 중요

한 행위자이다. 현실주의부터 구성주의, 상호의존론까지 다양한 이론들은 중견국이 어떻게 자국

의 이익을 추구하고 국제 질서에 기여하는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이러한 이론적 틀을 통

해 중견국의 외교 정책과 전략을 보다 심도 있게 분석하고 예측할 수 있으며, 이는 국제 관계의 

복잡성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2. 분석의 틀 : 중견국의 대응전략

첨예한 미중 갈등 속에서 중견국(middle power)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중견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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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정치에서 강대국과 소국 사이에 위치한 국가로, 경제적, 군사적, 외교적 측면에서 어느 정도

의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 중견국은 강대국처럼 글로벌 영향력을 행사할 수는 없으나, 다자주의

(multilateralism)를 지향하고, 국제 규범을 준수하며, 갈등 중재자 역할을 수행하는 등 국제사회에

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러한 중견국의 특징은 이들이 강대국과의 관계에서 독특한 외교 전략

을 구사하도록 만든다. 이 글에서는 중견국이 강대국에 대응하기 위해 채택하는 외교 전략을 균

형 전략, 편승 전략, 비동맹 전략, 제도적 균형전략, 전략적 자율성, 경제적 다변화의 여섯 가지로 

유형화하고, 각 전략의 특성과 사례를 분석한다.

   

가) 균형 전략 (Balancing)

균형 전략(Balancing Strategy)은 중견국이 특정 강대국의 힘을 억제하거나 견제하기 위해 다

른 강대국과의 동맹이나 협력을 통해 힘의 균형을 맞추려는 외교적 접근 방식이다. 이 전략은 군

사적, 경제적, 외교적 측면에서 강대국의 일방적 지배를 막고, 자국의 안보와 국제적 영향력을 극

대화하려는 목적으로 사용된다. 이는 현실주의(Realism) 이론의 틀 내에서 이해될 수 있다. 

모겐소는 국가들이 국제무대에서 생존을 위해 권력을 추구한다고 주장한다.2)  중견국이 강대

국의 힘을 견제하기 위해 다른 국가들과 동맹을 맺는 것은 이러한 현실주의적 관점에서 이해될 

수 있다. 현실주의 이론에 따르면, 국가는 자국의 생존을 위해 권력을 추구하며, 강대국과의 관계

에서 힘의 균형을 유지하려 한다. 힘의 균형 개념은 중견국의 균형 전략에 직접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

Schweller는 균형 전략과 편승 전략의 차이를 명확히 하며, 국가들이 이익을 위해 편승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그리고 중견국의 경우, 상황에 따라 균형과 편승 전략을 선택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3)

나) 편승전략(Bandwagoning Strategy)

편승 전략은 국제정치에서 중견국이 특정 강대국의 압도적인 힘을 인정하고, 그 강대국과 협

력하거나 그에 따름으로써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외교적 접근 방식이다. 이는 강대국의 지

배를 인정하고 이에 동조함으로써, 강대국과의 긴장이나 갈등을 피하고, 그로부터 경제적, 안보

적 혜택을 얻으려는 의도를 반영한다. 편승 전략은 특히 군사적, 경제적 의존도가 높은 국가들이 

채택하는 경향이 있으며, 중견국이 자국의 생존과 번영을 위해 강대국의 힘을 받아들이고 이를 

활용하는 전략이다. 이는 신현실주의(Neorealism) 이론의 틀 내에서 설명될 수 있다. 신현실주의

는 국제 체제의 구조가 국가 행동을 결정한다고 본다.

케네스 월츠(Kenneth Waltz)는 국제 체제가 무정부적(anarchic)이며, 국가들은 생존을 위해 

2) Politics Among Nations: The Struggle for Power and Peace (1948)
3) Schweller, R. L. (1994). "Bandwagoning for Profit: Bringing the Revisionist State Back In". International 

Security, 19(1), 72-107. URL: https://www.jstor.org/stable/253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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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구책을 강구한다고 주장한다. 편승 전략은 강대국의 힘에 편승함으로써 자신의 생존과 이익을 

도모하려는 방식으로 설명될 수 있다. 월츠는 Theory of International Politics (1979)에서 국가

의 행동이 체제의 구조적 제약에 의해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를 설명한다. Schweller는 국가들이 

이익을 위해 편승하는 경우를 설명하며, 중견국이 상황에 따라 편승 전략을 선택할 수 있는 이유

를 분석하였다.4)

편승 전략의 주요 장점은 강대국과의 협력을 통해 경제적, 군사적, 외교적 이익을 단기적으로 

극대화할 수 있다는 점이다. 중견국은 강대국의 경제적, 군사적 지원을 통해 자국의 부족한 자원

을 보충하고, 국제적 무대에서 강대국의 보호 아래 자국의 안보를 강화할 수 있다. 또한, 강대국

과의 긴장이나 갈등을 피할 수 있어, 정치적 안정과 외교적 유연성을 유지할 수 있다. 편승 전략

의 가장 큰 한계는 자국의 주권과 독립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이다. 강대국에 과도하게 의존하

는 경우, 중견국은 자국의 외교정책을 독립적으로 추진하기 어렵게 되고, 강대국의 영향력에 따

라 자국의 정책이 결정될 수 있다. 또한, 강대국 간의 갈등이 발생할 경우, 편승 전략을 채택한 

중견국은 강대국 간의 경쟁에 휘말릴 위험이 있다.

다) 비동맹 전략(Non-alignment Strategy)

비동맹 전략은 중견국이 특정 강대국의 영향력에 편승하거나 특정 강대국과 동맹을 맺지 않

고,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외교 정책을 유지하려는 전략이다. 이는 냉전 시대에 비동맹운동

(Non-Aligned Movement, NAM)으로 대표되었던 개념에서 발전한 것으로, 현재의 국제정치에서

도 중견국들이 자국의 외교적 자율성을 유지하고, 강대국들 간의 갈등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 채

택하는 주요 외교 전략 중 하나로 자리 잡고 있다. 비동맹 이론은 강대국 블록에 가담하지 않고 

독립적인 외교정책을 유지하는 것을 강조한다. 이는 중견국이 독립성을 유지하며 다양한 국제 파

트너와의 관계를 도모하는 전략과 일치한다.

비동맹 전략은 다자주의를 중시한다. 중견국은 국제기구나 다자간 협력을 통해 자국의 외교

적 목표를 달성하고, 강대국의 일방적 행위를 견제하려 한다. 이는 국제사회의 지지를 통해 자국

의 외교적 자율성을 유지하고, 강대국 간의 힘의 균형을 맞추려는 의도에서 비롯된다. 중견국은 

유엔, 아세안 등 다양한 국제기구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며, 이러한 플랫폼을 활용해 강대국의 

압력에 대응한다. Acharya는 인도의 외교정책에서 비동맹 전략의 기원과 미래를 분석하며, 중견

국이 비동맹 전략을 유지하는 이유에 대해 연구했다.5)

  

라) 제도적 균형 전략 (Institutional Balancing)

4) Schweller, R. L. (1994). "Bandwagoning for Profit: Bringing the Revisionist State Back In". International 
Security, 19(1), 72-107. URL: https://www.jstor.org/stable/2539149

5) Acharya, A. (2011). "The End of Non-Alignment? The Origins and Future of India’s Foreign Policy 
Alignment". International Affairs, 87(5), 1119-1135. URL: https://academic.oup.com/ia/article/87/5/1119/2336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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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적 균형 전략은 중견국이 국제기구나 지역기구를 통해 강대국의 영향을 견제하고 자신의 

이익을 보호하는 전략을 의미한다. 이는 자유주의(Liberalism) 이론의 틀 내에서 이해될 수 있다.

코헤인(Robert Keohane)은 국제 협력과 제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중견국이 국제기구나 지

역기구를 통해 강대국의 영향력을 견제하는 것은 자유주의적 접근에서 비롯한다는 접근에서 국

제 체제 내에서 협력의 가능성과 제도의 역할을 분석하였다.6)

마) 전략적 자율성 (Strategic Autonomy)

전략적 자율성은 중견국이 자국의 군사적, 경제적 자율성을 강화하여 독립적인 외교정책을 

추구하는 전략을 의미한다. 이는 구성주의(Constructivism) 이론의 틀 내에서 설명될 수 있다.

웬트(Alexander Wendt)는 국제 관계에서 사회적 구조와 관념의 국제 정치에서 중요하게 작

용함을 강조하였다. 중견국이 자국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강조하는 전략은 구성주의적 접근과 관

련이 있다.7)

바) 경제적 다변화 (Economic Diversification)

경제적 다변화는 중견국이 특정 강대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를 줄이고 다양한 경제 파트너

를 확보하는 전략을 의미한다. 이는 복합 상호의존 이론(Complex Interdependence Theory)으

로 설명될 수 있다.

Ⅲ. 중견국의 외교전략 사례 분석

  

인도, 호주, 캐나다, 인도네시아의 외교전략 사례를 유형별로 분석한다. 중견국의 외교전략은 

국제 정치의 복잡한 구조 속에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중견국은 미국과 중국 같은 강대국의 

경쟁과 갈등 속에서 생존과 영향력을 확보하기 위해 균형 전략, 편승 전략 등의 외교전략을 선택

한다. 이러한 전략들은 각국의 지정학적 위치, 경제적 이익, 역사적 경험에 따라 다양하게 조합되

며, 현실주의, 구성주의, 현실주의 등 다양한 이론적 근거를 통해 분석될 수 있다.

중견국의 외교전략에 대한 이해는 국제정치에서 중견국의 역할과 강대국 간의 역학 관계를 

더 깊이 이해하는 데 중요한 기초가 된다. 

 

1. 인도의 대응 전략
  

미국과 중국의 패권경쟁 속에서 인도는 미국과 중국의 패권경쟁 속에서 매우 복합적이고 전

6) After Hegemony: Cooperation and Discord in the World Political Economy (1984)
7) Social Theory of International Politics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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략적인 대응을 하고 있다.   

가) 전략적 자율성 (Strategic Autonomy)   

인도는 전략적 자율성을 유지하려고 한다. 이는 비동맹 운동의 전통을 이어받아 독립적인 외

교 정책을 추구하려는 인도의 역사적 배경에서 비롯된다. 인도는 전통적으로 비동맹 운동을 통해 

균형 전략을 실천해 왔다. 냉전 기간 동안 인도는 미국과 소련 사이에서 중립적인 입장을 유지하

며, 두 강대국 모두와의 외교 관계를 발전시켰다. 모디 총리 집권기에 들어서는 이러한 균형 전

략이 더욱 정교해졌다. 인도는 미국과의 안보 협력을 강화하면서도, 러시아와의 전통적인 우호 

관계를 유지하고, 중국과는 경제적 상호 의존성을 기반으로 복잡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8) 인도

는 어떤 한 강대국에 종속되지 않으려 하며, 독자적인 외교 노선을 고수하고 있다.  

인도와 중국 간의 국경 분쟁은 양국 관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2020년 갈완 계곡 충돌 

이후 인도는 중국의 군사적 위협에 더욱 민감하게 대응하고 있다. 이에 국경 지역에서 군사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군사 현대화를 추진하고 있다. 인도는 첨단 무기 시스템을 도입하고, 군사 인프

라를 개선하여 국경 지역에서의 방어력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인도는 자국 내 군사 생산 능력

을 증강하여 국방 자립도를 높이려 하고 있다.9) 또한 미국과의 안보협력 속에서도 한편으로는 

러시아와의 전통적인 군사 협력을 유지하는 등 인도는 다층적인 외교 관계로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다   

나) 편승전략

1) 군사 협력

인도는 미국과의 군사 협력을 통해 국방력을 강화하고 있다. "인도-태평양 전략"의 일환으로, 

인도는 미국과 함께 다양한 군사 훈련 및 방위 협정을 체결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인도는 미국과

의 합동 해군 훈련인 "말라바르(Malabar)" 훈련에 참여하고 있으며, 이는 일본, 호주와 함께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의 해양 안보를 강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10) 또한, 인도는 미국으로부터 첨

단 군사 장비를 수입하여 국방력을 증강하고 있다. 그리고 BECA(기본 교환 및 협력 협정) 체결

을 통해 위성 이미지 및 지리공간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되었다.11) 이는 중국과 국경을 마주한 

인도에게 큰 도움이 된다.

2) 경제 협력

인도는 미국과의 무역 및 투자 관계를 증진시키며, 기술 및 에너지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인도는 미국과의 경제적 협력을 통해 경제 성장을 도모하고 있으며, 양국 간의 무역 규모

8) Indian Foreign Policy Under Narendra Modi: A Decade of Transformation 
(https://thediplomat.com/2024/06/indian-foreign-policy-under-narendra-modi-a-decade-of-transformation/)

9) https://www.nbr.org/publication/leveraging-uncertainty-indias-response-to-u-s-china-competition/
10) https://chinapower.csis.org/analysis/rajagopalan-india-china-relations/
11) https://www.usip.org/publications/2020/12/spurred-china-rivalry-us-india-deepen-strategic-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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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인도는 미국의 기술 기업들과 협력하여 IT 및 첨단 기술 분야에서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에너지 분야에서는 미국으로부터 LNG(액화천연가스)를 수입하여 에

너지 안보를 확보하고 있다.

다) 균형 전략 (Balancing)  

인도는 중국과의 경제적 관계도 중시하고 있다. 비록 국경 분쟁 등으로 인해 정치적 긴장이 

존재하지만, 경제적으로는 상호 의존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중국은 인도의 주요 무역 파트너 

중 하나로, 두 나라 간의 무역 규모는 상당하다. 인도는 중국으로부터 전자제품, 기계류, 화학제

품 등을 수입하고 있으며, 중국에 원자재, 농산물, 섬유 제품 등을 수출하고 있다. 이러한 무역 

관계는 양국 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중국 기업들은 인도 시장에 활발히 진출하고 있으며, 특히 기술 및 제조업 분야에서 많은 투

자와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예를 들어, 중국의 기술 기업들은 인도의 스마트폰 시장에서 중요

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기차 및 재생에너지 분야에서도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라) 제도적 균형 전략 (Institutional Balancing)  

인도는 미국뿐만 아니라 일본, 호주 등 주변국과의 안보 협력을 강화하여 중국을 견제하고 있

다. "쿼드(QUAD)"를 통한 협력은 이를 잘 보여준다. 인도, 미국, 일본, 호주는 인도-태평양 지역

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협력하고 있으며, 공동 군사 훈련, 정보 공유, 해양 안보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러시아와는 전통적으로 강력한 군사적 관계를 유지하며, 무기체계를 러시아로부터 수입하

고 있다. 인도는 러시아와의 군사 협력을 통해 국방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양국 간의 전략적 파

트너십을 유지하고 있다.12) 에너지 협력 관계도 긴밀하다. ASEAN 국가들과는 경제 및 안보 협

력을 강화하여 지역 내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인도는 "룩 이스트(Look East)" 정책을 통해 동

남아시아 국가들과의 경제 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해양 안보, 사이버 보안, 테러리즘 대응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고 있다. 

인도의 대응은 미국과의 협력 강화를 통해 중국의 군사적 부상에 대응하면서도, 경제적으로

는 중국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다각적인 접근을 취하고 있다. 이러한 전략적 자율성을 유지하는 

외교 정책은 인도가 글로벌 강대국으로 부상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인도는 미국과 중

국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면서도, 독립적인 외교 노선을 통해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있다. 

이는 인도의 장기적인 발전과 안정에 기여할 것이다.

 

12) https://www.usip.org/publications/2020/12/spurred-china-rivalry-us-india-deepen-strategic-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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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호주의 대응 전략
  

호주는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에 대응하여 다양한 전략을 채택하고 있다. 이 대응은 여러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여기에는 핵심 광물 전략, 기술 및 혁신, 안보 동맹, 지역 외교 등

이 포함된다.

   

가) 편승전략

미국이 미국우선주의를 추구하면서, 자국이 설계·유지해 온 규칙기반질서에서 후퇴하고 동

맹국들에 대한 관여를 축소하는 모습을 보이자, 호주는 미국과의 정책 공조를 통해 미국의 역내 

영향력을 유지하고자 하였다. 호주 정부는 미국과의 파트너십 강화를 추구, 미국 주도 안보협력

체 참여를 통해 인태 지역 최강자로서 미국의 존재를 재확인시키고, 자국의 국방력 강화를 도모. 

중국과 협력이 가능한 부분에서는 협력하고, 우리가 반대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하며, 호

주의 국익을 위해 중국과 관여할 것”이라는 정부의 대중정책 원칙을 제시하였다.

   

1) 군사분야  

호주는 AUKUS 안보 협정에 참여하여 미국과의 군사 동맹을 강화하고 있다. 이 협정은 호주

가 핵잠수함을 포함한 고급 군사 기술을 획득하고, 사이버 보안 및 양자 기술과 같은 새로운 군

사 능력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기 위

한 명확한 전략적 움직임이다.13) 

     

2) 경제적 협력  

호주는 미국과의 경제 협력을 통해 자국의 경제 성장을 도모하고, 중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

를 줄이려 하고 있다. 호주는 특히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무역 관계를 강화하고 있

으며, 이는 미국의 경제적 지원과 보호를 받아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높이려는 호주의 전

략적 선택으로 볼 수 있다
   

나) 제도적 균형 전략 (Institutional Balancing)  

호주는 국제 무대에서 다자간 협력을 통해 균형 전략을 실현하고 있다. 호주는 G20, 아세안 

지역 포럼(ARF), 그리고 상하이 협력기구(SCO)와 같은 국제 기구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며, 다

양한 국가들과의 관계를 조율하고 있다. 이러한 다자간 협력을 통해 호주는 강대국의 일방적인 

영향력에 종속되지 않도록 하며, 자국의 외교적 자율성을 추구한다.  

또한 호주는 베트남과 같은 지역 파트너와의 관계를 강화하고 있다. 베트남과의 외교 관계를 

13) https://www.rand.org/pubs/research_reports/RR4412z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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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적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격상시킴으로써, 호주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상쇄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지역적 협력은 미국-중국 긴장 속에서 강력한 지역 

동맹을 구축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이다.14)   

다) 경제적 다변화 (Economic Diversification)  

호주는 핵심 광물 자원에서 중국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미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바이

든 행정부는 호주를 국방생산법에 따른 '국내 소스'로 지정하여 호주가 미국의 청정 에너지 인센

티브를 활용할 수 있게 했다. 이는 호주 기업들이 미국 투자 유치 경쟁에서 중국 자본의 영향을 

줄이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호주의 광물 산업 구조를 미국의 이익에 맞추어 재편하려

는 의도로 볼 수 있다.15)  
호주는 다면적 접근 방식을 통해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에서 실용적인 균형을 유지하고 있

다. 이는 전략적 동맹과 경제 정책을 활용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며, 호주의 국가 안보와 경제 이

익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들이다. 호주의 대응은 미국과의 협력을 강화하면서도, 중국과의 

경제적 관계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려는 노력이 반영되어 있다. 이를 통해 호주는 미국과 중국의 

경쟁 속에서 자신의 전략적 위치를 강화하고 있으며, 다양한 국제적 파트너와 협력하여 지역 안

정을 유지하고 있다.

 

3. 캐나다의 대응 전략
   

가) 편승전략  

캐나다의 편승 전략은 주로 미국과의 긴밀한 안보 협력을 기반으로 한다. 캐나다는 오랜 시간 

동안 북미 항공우주방위사령부(NORAD)를 통해 미국과 안보를 공유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북미 

대륙의 방위를 함께 책임지고 있다. 2021년, 캐나다는 미국과의 군사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

해 NORAD 현대화 계획을 추진했다. 이는 캐나다가 미국의 군사적 보호를 받는 동시에, 자국의 

안보를 보장받는 전략으로 볼 수 있다.16) 또한 인도-태평양 전략을 발표하며 이 지역에서의 역

할을 강화하고 있다. 이 전략은 경제, 외교, 안보 분야에서 미국과의 협력을 증대시키는 동시에, 

중국의 영향력을 견제하기 위한 방안들을 포함하고 있다.17) G7, NATO 등 다자간 협력체에서는 

14) 
https://www.lowyinstitute.org/publications/responding-indo-pacific-rivalry-australia-india-middle-power-coalit
ions

15) 
https://www.rusi.org/explore-our-research/publications/commentary/australias-critical-minerals-strategy-ami
d-us-china-geopolitical-rivalry

16) Modi’s Diplomatic Triumphs Haven’t Solved India’s Enduring Challenges 
(https://www.worldpoliticsreview.com/india-modi-foreign-policy/)

17) THE POWER OF INERTIA : UNDERSTANDING CANADA’S “EASY RIDING” IN THE INDO-PACIFIC (URL : 
https://peacediplomacy.org/2024/02/23/the-power-of-inertia-understanding-canadas-easy-riding-in-the-in
do-pacif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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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협력하여 중국의 경제적, 군사적 팽창을 견제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18) 특히 북대서양

조약기구(NATO)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데 이러한 미국과의 협력은 캐나다가 안보 분야

에서 전략적 자율성을 어느 정도 포기하고, 미국의 군사적 보호에 편승하는 형태를 보여준다. 
군사적으로 캐나다는 미국과의 방위 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는 특히 인도-태평양 지역에

서 두드러진다. 캐나다는 최근 미국과의 방위 협정을 통해 첨단 무기 시스템을 도입하고 군사 협

력을 확대하고 있다. 이는 중국의 군사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캐나다의 국방 역량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또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군사적 존재감을 높이기 위해 해군 

자산을 재배치하고 있으며, 한국, 필리핀 등과의 방위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조치는 중국

의 해양 진출을 견제하기 위한 것으로, 캐나다의 군사적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나) 균형 전략  

캐나다는 미국과 중국 간의 경제적 긴장 속에서 균형을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미국은 캐

나다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중국은 캐나다의 주요 수출 시장 

중 하나다. 캐나다는 이 두 경제 대국 간의 갈등이 자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무역 협정을 모색하고 있다.19) 예를 들어, 캐나다는 중국과의 무역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미국과의 경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20)

   

다) 경제적 다변화 (Economic Diversification)

캐나다는 새로운 무역 파트너를 발굴하여 경제적 다변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중국 의존

도를 줄이기 위한 전략의 일환이다21) 캐나다는 미국과 중국의 패권경쟁 속에서 자국의 경제적, 

외교적, 군사적 이익을 최대화하기 위해 다각적인 전략을 취하고 있다. 미국과의 동맹을 강화하

면서도 중국과의 경제적 관계를 유지하는 균형 잡힌 접근을 통해, 캐나다는 복잡한 국제 정세 속

에서 자국의 입지를 강화하고 있다.

 

4. 인도네시아의 대응 전략
 

가) 비동맹 전략 (Non-alignment)

인도네시아는 비동맹주의 정책을 유지하며 두 강대국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려 하고 있다. 인

18) A Shift in Canada-U.S Relations Shaped by a Global China 
(https://www.wilsoncenter.org/article/shift-canada-us-relations-shaped-global-china)

19) The US-China Rivalry: What Are Canada’s Interests?(URL : 
https://peacediplomacy.org/2021/10/29/the-us-china-rivalry-what-are-canadas-interests/)

20) https://www.wilsoncenter.org/article/shift-canada-us-relations-shaped-global-china
21) China Challenge and U.S.-Canadian Innovation Collaboration (URL : 

https://www.wilsoncenter.org/article/china-challenge-and-us-canadian-innovation-collabo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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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네시아의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2022년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G20 정상회담에서 미국, 

중국, 러시아에게 새로운 전쟁을 피하고 대화를 통해 갈등을 해결할 것을 촉구했다.22)  

2021년 남중국해에서의 영유권 분쟁도 인도네시아의 비동맹 전략이 어떻게 구현되는지 잘 

보여주는 사례다. 남중국해는 중국, 필리핀, 베트남 등 여러 국가가 영유권을 주장하는 지역으로, 

이 지역에서의 중국의 군사적 확장은 미국과의 갈등을 촉발하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이러한 상황

에서 어느 한쪽 편을 들지 않고, 자국의 주권을 지키면서도 중립적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미얀마 사태에서도 인도네시아는 ASEAN의 주도하에 미얀마 사태에 대해 중립적 입장을 유

지하며, 미얀마의 군사 정권과의 대화를 촉구하고 국제 사회의 제재보다는 외교적 해결을 통한 

문제 해결을 지지했다. 이는 인도네시아가 외부 강대국의 개입 없이 지역 내 문제를 자주적으로 

해결하려는 비동맹 전략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  

인도네시아는 ASEAN의 일원으로서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외교 정책을 지향하고 있다.23) 또한 미국과의 군사 협력을 확대하면

서도, 중국과의 경제 관계를 유지하려는 전략적 균형을 시도하고 있다.   

나) 전략적 독립성 유지  

인도네시아는 미국과 중국 간의 경쟁에서 어느 한쪽을 선택하는 것을 거부하고, 전략적 독립

성을 유지하려고 한다. 인도네시아는 ASEAN의 중심 역할을 유지하면서,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는 인도네시아가 특정 강대국의 영향력에 종속되지 않고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이다.24)

   

다) 편승전략

군사적으로, 인도네시아는 미국과의 방위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2023년 인도네시아와 미국

은 최대 규모의 연례 합동 군사 훈련인 '슈퍼 가루다 실드'를 실시했다. 이 훈련에는 미국, 호주, 

일본, 싱가포르 등 여러 국가가 참여했으며, 이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안보 협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했다.25) 또한, 인도네시아는 미국으로부터 F-15 전투기와 블랙 호크 헬리콥터를 도입하

여 군사력을 현대화하고 있다. 이러한 군사적 협력은 중국의 남중국해에서의 공격적인 행동에 대

22) Indonesia's Widodo Implores US, China, Russia to Avoid 'New 
Wars'(https://www.voanews.com/a/indonesia-s-widodo-implores-us-china-russia-to-avoid-new-wars-/72580
91.html)
23) Indonesia in the Emerging World Order
(https://carnegieendowment.org/research/2023/11/indonesia-in-the-emerging-world-order?lang=en)
24) Indonesia's Widodo Implores US, China, Russia to Avoid 'New 

Wars'(https://www.voanews.com/a/indonesia-s-widodo-implores-us-china-russia-to-avoid-new-wars-/72
58091.html)

25) Indonesia, US Open Military Drills Amid South China Sea Tension 
(https://thediplomat.com/2023/08/indonesia-us-open-military-drills-amid-south-china-sea-ten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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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하기 위한 것이다.26)

경제적으로 인도네시아는 미국과 중국 간의 경제적 긴장 속에서 균형을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중국은 인도네시아의 주요 무역 파트너 중 하나이며, 인도네시아는 중국으로부터 많은 투

자를 받고 있다. 그러나 미국과의 경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인도네시아는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27)

인도네시아는 미국과 중국 간의 패권경쟁 속에서 자국의 경제적, 외교적, 군사적 이익을 보호

하고 강화하기 위해 다각적인 전략을 취하고 있다. 이는 비동맹주의 정책을 유지하면서도, 필요

에 따라 미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중국의 영향력을 견제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5. 분석  

호주와 캐나다의 편승 전략은 강대국인 미국과의 동맹을 강화함으로써 자국의 안보와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고 증진시키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 호주는 미국과의 군사적, 경제적 협력을 통해 

중국의 부상에 대응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지역 내에서의 전략적 입지를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편승 전략은 호주의 전략적 자율성을 제한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도 내포하고 있다. 호주

는 미국의 외교 정책에 상당히 의존하게 되어 자국의 독립적인 외교 정책을 전개하는 데 어려움

을 겪을 수 있다. 이는 특히 중국과의 경제적 관계에서 미국과의 협력이 호주에 대한 중국의 반

발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명확히 드러난다.  

인도네시아는 대표적인 비동맹전략을 시행 중인 국가로, 주요 대립이슈에 대해 중립적인 입

장을 밝혀 왔다. 인도네시아의 비동맹 전략은 강대국들 간의 경쟁 속에서 자국의 이익을 보호하

고 극대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인도네시아는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 속에서 독립적인 외

교적 입장을 유지하면서, 자국의 경제적, 정치적 이익을 보호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

한 비동맹 전략은 인도네시아가 국제 무대에서 독립적인 목소리를 유지하면서도,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26) Indonesia in the Emerging World Order
(https://carnegieendowment.org/research/2023/11/indonesia-in-the-emerging-world-order?lang=en)
27) Will US-China Rivalry Spur the Transformation of Indonesia’s Critical Minerals 

Sector?(https://thediplomat.com/2023/12/wil l-us-china-rivalry-spur-the-transformation-of-indo
nesias-critical-minerals-se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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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사례를 통해 본 중견국으로서의 대한민국 외교전략의 함의

  

1. 현재 대한민국의 외교전략   

가) 편승 전략 (Bandwagoning Strategy)

  대외적으로 대한민국의 외교는 강력한 한미상호방위조약으로 대변된다. 1953년 이후 신뢰

를 거듭해온 한미동맹은 군사적, 안보적 협력을 더욱 강화했으며, 북한의 핵 위협과 중국의 군사

적 부상에 맞서는 역할을 해왔다. 이는 미국의 군사적 보호를 통해 대한민국의 안보를 강화하려

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예를 들어, 매년 한미 연합훈련이 시행되고 있으며, 특히 2024년에는 북

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응한 훈련도 실시했다.  

또한, 대한민국은 미국의 확장 억제 전략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한반도 주변에서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 구축에 협력하고 있다. 이는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미국과의 

동맹을 통해 자국의 안보를 보장받으려는 전략적 선택이다.   

나) 균형 전략 (Balancing Strategy)  

대한민국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려는 전략을 채택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외

교적 중립성을 유지하면서 강대국 간의 갈등을 피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대한민국은 미국

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참여하면서도, 중국의 일대일로(一带一路) 이니셔티브에 대해 명확한 반

대 입장을 취하지 않음으로써 외교적 중립을 지키고 있다. 2015년 중국 주도의 아시아 인프라 

투자 은행(AIIB)에 창립 회원국으로 참여했다.28) 이는 중국과의 경제 협력을 강화하면서도 국제

기구를 통한 제도적 균형을 도모하는 전략으로 볼 수 있다.29)  

2016년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THAAD)를 배치하면서 중국과의 갈등을 겪었다. 사드 

배치는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책으로 미국과의 군사 동맹을 강화하는 조치였다. 이로 

인해 중국은 경제적 보복 조치를 취했지만, 대한민국은 미국과의 안보 협력을 통해 균형을 유지

하려 했다.30)

   

다) 경제적 다변화 (Economic Diversification Strategy)  

이전 정부인 문재인 정부는 신남방정책을 통해 동남아시아 국가들과의 경제 협력을 강화하고 

28) "South Korea joins China-led Asian Infrastructure Investment Bank". Reuters. URL: 
https://www.reuters.com/article/us-aiib-southkorea-idUSKBN0NJ0F320150428

29) Chin, G. T. (2016). "The Asian Infrastructure Investment Bank: Governance Innovation and 
Prospects". Global Governance: A Review of Multilateralism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22(1), 11-26. URL: https://brill.com/view/journals/gg/22/1/article-p11_2.xml

30) "South Korea deploys THAAD, China reacts with anger". CNN. URL: 
https://www.cnn.com/2016/07/08/asia/south-korea-us-thaad-missile-defe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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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31) 이는 중국과 미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를 줄이고, 경제적 파트너를 다변화하려는 전략

이다. 32) 현 윤석열 정부는 중국 의존도를 줄이는 기조 아래 미국을 비롯한 가치를 공유하는 국

가들과의 경제적 연계를 강조하고 있다. 

   

라) 전략적 자율성 (Strategic Autonomy)   

대한민국은 자체 방위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국방비를 증액하고, 독자적인 군사력을 강화하

고 있다. 이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자주적인 안보 정책을 유지하려는 전략이다.

  

2. 중견국의 사례로 본 대한민국의 외교유형  

강대국과 소국 사이에 위치한 중견국은 강대국에 편승하기도 하고 균형을 유지하는가하면, 

자체의 국력을 활용한 전략적 자율성을 추구하기도 하는 것을 사례를 통해 알 수 있었다. 미국으

로의 편승전략을 강하게 펼치고 있는 호주, 캐나다의 사례와 유사하면서도 균형전략․전략적 독립

성을 강조하는 인도네시아와의 사이에 있는 유형으로 분석된다.  

대한민국의 편승 전략은 자국의 안보와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

만, 동시에 전략적 자율성의 제한이라는 한계를 가진다. 대한민국은 미국의 외교 정책 변화에 크

게 의존하게 되어, 자국의 독립적인 외교 정책을 전개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특히, 미국

과 중국 간의 갈등이 심화될수록, 대한민국은 두 강대국 사이에서 어려운 선택을 강요받을 가능

성이 크다. 또한, 대한민국의 편승 전략은 중국과의 경제적 관계에서 긴장감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이는 장기적으로 대한민국의 경제적 이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미국과의 동맹을 유지하면서도, 자국의 외교적 자율성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에 대한 신중한 전

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유형별로 살펴본 대한민국의 외교전략은 강대국 간의 경쟁 속에서 자국의 이익을 보호하고 

극대화하는데 목적을 두고 시행되고 있다. 대한민국은 미국과의 안보 동맹을 강화하면서도, 중국

과의 경제적 관계유지와 의존도 감소를 위해 노력하고, 다자간 협력을 통해 외교적 자율성을 유

지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전략은 대한민국이 국제 무대에서 독립적인 입장을 유지

하면서도, 자국의 경제적, 군사적 이익을 보호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31) "Moon’s ‘New Southern Policy’ aims for stronger ties with ASEAN". The Korea Herald. URL: 
http://www.koreaherald.com/view.php?ud=20171108000862

32) Kim, S. (2018). "South Korea's New Southern Policy: Motivations of ‘Strategic Rebalancing’". 
Journal of Contemporary Korean Studies, 5(1), 1-18. URL: 
https://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7605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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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대한민국은 지정학적으로 민감한 지역에 위치한 중견국으로서 미중 패권경쟁 속에서 외교 정

책을 마련할 때 도전과 기회를 마주한다. 두 나라가 경제, 안보, 지역 내 입지에 미치는 다층적인 

영향력을 고려할 때, 앞서 살펴본 다양한 외교유형의 조합에 있어 신중한 접근을 해야 한다. 두 

국가 간의 경쟁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단일한 외교 전략이나 과도한 의존은 한국의 선택지를 제

한하고 장기적인 주권과 번영을 저해할 수 있다.   

대한민국의 전략적 환경은 유연하고 회복력 있으며 다극화된 세계에서 복잡한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외교 정책을 요구한다. 전략적 자율성, 경제적 다변화, 제도적 균형, 위험 분산 전략의 

조합을 채택함으로써 한국은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를 관리하면서 자국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대한민국이 변화하는 글로벌 역학에 대응하며 주권을 유지하고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안정적이고 번영하는 지역 질서를 지지하는 역할을 확립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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