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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냉전 종식 후 미국은 서방 국가를 포함한 광범위한 국제적 지지를 받는 새로운 국제질서를 

수립하기 위한 노력을 주도했다. 이러한 노력에 기반한 국제질서는 ‘민주주의, 자유, 인권’과 같

은 보편적 가치에 기반을 두고 많은 국가들이 공유하게 되었다. 다양한 정당이 선거를 통해 경쟁

을 하고, 개방 경제와 다자간 협력에 전념할 것이며, 인권과 자유, 법치라는 핵심 원칙이 존중될 

것이라는 가정은 확고했다(Francis Fukuyama, 2006). 그러나 이러한 ‘완벽한’ 국제질서는 지금 

심각한 도전에 직면했다. 

중국은 탈냉전 국제질서에 적응하며 빠르게 경제성장을 이룩했는데, 이를 기반으로 군사력 

증강과 함께 미국을 위협하는 세계적인 강대국으로 부상했다. 2,000년대 후반부터 중국은 자국

의 국제적 영향력 확대의 중요성과 핵심이익 수호의 당위성을 강조하기 시작했으며, 군사적 측면

에서도 대만해협과 남중국해에서 무력과 위협에 의한 강압적인 현상 변경을 시도하면서 전통적

인 규칙 기반 국제질서에 도전하기 시작했다(Bequelin, 2023; Economy, 2024; Kynge, 2024).

약화되는 미국이 세계의 정치, 경제적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지배적 위치를 상실하고 있는 

상황에서, 세계를 재창조하려는 중국 국가주석 시진핑의 야망은 간과할 수 없는 현실이 되고 있

다. 시진핑은 국제사회에서 미국 중심의 국제질서를 해체하고 ‘서구 중심 가치’를 대체할 ‘중국특

색’을 주장하고 있다. 그의 말을 빌리자면, “중국식 현대화는 세계 평화와 안정을 촉진하는 세계

발전공동체를 구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共产党员网, 2023)”. 덧붙여, 2023년 12월, 그는 

중앙외사공작회의(中央外事工作会议)에서 중국은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국가로서 세계에서 가장 

큰 협력 플랫폼을 만들고 개혁을 선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는데, 이는 ‘일대일로, 글로벌 개발ㆍ안

보ㆍ문명 이니셔티브’ 라는 중국의 전략으로 구체화 되고 있다(中国政府网, 2023).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외부의 시각에서는 이러한 중국의 주장은 일반적으로 무시된다. 다

시 말해, 미국과 그 동맹국을 중심으로 한 기존 질서의 시각에서는 중국의 전략에 대한 영향력을 

폄하하는 경향이 있다(Weiss, 2019). 왜냐하면 미국의 글로벌 패권은 여전히 굳건한 것으로 인

식되고 있기 때문인데, 그러나, 과연 그러할 것인지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왜냐하면 중

국의 새로운 질서 구축에 대한 야망은 외부에서 보여지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잠재적 영향력

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Ju, 2024; Murphy, 2024). 

새로운 국제질서에 대한 중국의 야망은 적어도 기존 질서에서 소외되었던 제3세계, 즉 글로

벌 사우스를 끌어들이는 강력한 유인을 지니고 있다. 시진핑의 말을 빌리자면, “중국은 그 동안 

‘서구 중심의 질서’에 의해 좌절되고 소외된 많은 국가들에게 동등한 자유와 권력을 부여할 것이

다”(中国政府网, 2023). 게다가, 이를 실행할 중국의 글로벌 이니셔티브는 풍부한 경제적 자원을 

바탕으로 경제, 안보, 문명을 모두 포함하는 포괄적인 운영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세계 모

든 국가의 정부와 시민을 대상으로 무차별적인 지원을 특징으로 삼는데, 친중 성향의 다자간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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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과 비민주주의 국가에서부터 적극적인 지지를 받기 시작하고 있다(Nantulya, 2023a). 

중국 글로벌 이니셔티브의 가장 유력한 초기 목표는 아프리카로 보인다. 왜냐하면, 아프리카

는 이미 공고한 권위주의 혹은 군사독재 정권들이 상당 수 뿌리내리고 있으며 중국과는 오래 전

부터 돈독한 외교관계를 구축 하고 있기 때문이다.(Grieve Chelwa, 2023; Larry Hanauer, 

2024) 게다가, 중국 입장에서 아프리카는 아시아와 같은 골치 아픈 영토분쟁에 고심할 필요 없

이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매력적인 지역이기도 하다. 또한, 미국을 비롯한 서방 진영이 이 

가난하고 내전이 들끓는 위험한 지역에 관심이 없어 보이는 경향은 중국과 아프리카가 ‘그들 만

의 리그’를 형성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 

중요한 사실 하나는 중국이 오래 전부터 그들의 비전을 대신하여 수행할 아프리카 엘리트들

을 지원하거나 양성해 왔다는 점이다. 1960년대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약 4,000여명의 아프리

카 장교들이 중국의 난징 군사학교를 다녀갔다. 그들 중 7명은 귀국하여 자국의 대통령이 되었고 

그 나머지들도 정부부처의 장관, 군 사령관, 고위급 공무원 등의 영향력 있는 지위를 차지했다

(Nantulya, 2023a; Voice of America (VOA), 2023). 이는 마치 미국이 ‘시카고 보이즈(Chicago 

Boys)’를 통해 남미에 신자유주의를 설파했던 역사를상기시켜주는데,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중국 

난징 군사학교를 경험한 아프리카 엘리트 계층을 ‘난징 보이즈(Nanjing Boys)’라고 명명한다. 

중국의 주장하는 새로운 세계질서는 무엇인가? 그리고 이를 구현하기 위해 중국은 무엇을 시

도하고 있는가? 본 연구는 중국을 외부행위자로 가정하고 독재 국가들이 가장 많이 분포하고 있

는 아프리카 난징 보이즈를 가장 유력한 대상으로 선정함으로써 중국의 새로운 세계질서 구축에 

관한 시각을 확장할 것이다. 먼저, 제2장에서는 중국의 새로운 세계질서 구축의 맥락에서 중국이 

외부 행위자로서 추진하고 있는 시진핑의 3대 글로벌 이니셔티브(개발, 안보, 문명)를 관찰한다. 

그리고 제3장에서는 3대 글로벌 이니셔티브와 아프리카 난징 보이즈와의 상호작용에 초점을 맞

추어 이들에 관한 논의를 사례분석을 통해 발전시킬 것이다.

Ⅱ. 난징 보이즈의 기원과 결과

난징 보이즈의 기원은 1950년대 마오쩌둥의 중국에 영향을 받은 아프리카 식민지 시대의 게

릴라들이다. 1950년대 마오쩌둥과 아프리카의 추종자들은 서구 제국주의의 식민지에서 공산주

의 혁명이 민족해방과 반봉건 사회개혁 운동을 결합함으로써 권력을 장악할 수 있다는 믿음을 

최초로 증명한 사람들이었다.(Chang, 1950) 이들은 식민지라는 아픔을 공유하며 서구 제국주의

에 대응하며 유대관계를 이어갔다. 1965년에서 1980년 사이 중국은 아프리카에 3,418명의 군

사 전문가를 파견함과 동시에 1957년부터 중국 난징 군사학교에서 아프리카 장교들을 양성하기 

시작했다. 이를 통해, 아프리카에서 17,000여 명, 중국에서 3,022명의 아프리카 게릴라가 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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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다.(Nantulya, 2023c)이후, 1990년대 초반까지 중국인민해방군은 가나, 알제리, 이집트, 잠비

아, 자이르, 짐바브웨, 탄자니아에서 아프리카 해방운동을 지원했다.

중국의 이러한 장기간의 노력은 점진적으로 아프리카 정치제도에 영향을 미쳤으며, 중국에 

충성하는 ‘난징 보이즈’라는 산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미국의 초강대국 헤게모니에 저항, 이들

의 연대인 제3세계, 이를 이루는 무장투쟁의 방식’의 이념적 주제를 공유하는 아프리카 해방전선

은 중국인민해방군(The Chinese People's Liberation Army, PLA)의 그것처럼 아자니아 인민해

방군(the Azania People’s Liberation Army, APLA), 에리트레아 민주정의인민전선(People's 

Front for Democracy and Justice, PFDJ), 나미비아 인민해방군(The People's Liberation Army 

of Namibia, PLAN)을 결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 또한 이러한 물결은 기니비사우, 모

잠비크, 짐바브웨, 앙골라, 알제리 등의 아프리카 전역으로 전파되며 마오쩌둥 사상을 자연스럽

게 계승했다(Hu Yuwei, 2019). 

주목할 점은 이러한 아프리카의 구조적 특징 아래 중국의 사상과 제도를 흡수한 ‘난징 보이

즈’가 권력에 영향을 미치는 경향이 확대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는 충성스러운 난징 보이즈가 

차세대 난징 보이즈를 양산하는 순환이 지속되도록 장려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전통적인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중국과 아프리카 관계는 아프리카의 많은 국가들로 하여금 난징 보이즈가 

장악한 현 정권을 지지하는 엘리트들을 선별, 중국 난징으로 파견하여 새로운 난징 보이즈로 육

성되고 귀국 후 주요 요직들을 장악하게 되는 것이다. 난징에서 교육받은 4,000여 명의 아프리

카 엘리트들이 그들의 국가로 귀국하여 적어도 7명의 대통령<표>, 8명의 국방부장관(군 사령관), 

정부 요직을 차지한 사례와 현재도 여전히 난징 군사학교에 젊은 아프리카 장교들이 수학하고 

있다는 사실(Paul Nantulya, 2023)은 이를 증명한다.

<표 1 아프리카에서 대통령이 된 난징 보이즈 현황>

  

국가

  
Eritrea

에리트레아

  
Zimbabwe
짐바브웨

  
D.R Congo,
콩고민주공국

  
Guinea-Bissau
기니비사우

  
Namibia
나미비아

  
Tanzania
탄자니아

  
난징
보이즈

  
Isaias Afwerki
이사이아스
아페웨르키

  
Emmerson 

Mnangagwa
에머슨음난가과

  
Laurent, Joseph
Kabila (2인)
로랑, 조제프
카빌라 부자

  
João Bernardo 

Vieira
비에이라

  
Sam Nujoma
샘누조마

  
Jakaya Kikwete
자카야
키크웨테

  
난징
교육
시기

  
1967

  
1960년대

  
1960년대
2001(아들)

  
1961

  
1964
(35세)

  
1980

  
대통령
재임

  
1993.5.24.

~현직

  
2017.11.24.~
현직

  
1997~2001
2001~2019

  
1980~1984.
1984~1999.
2005~2009.

  
1990~2005.

  
2005~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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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난징 보이즈는 국내적 수준에서 부와 권력을 장악할 수 있는 전형적

인 엘리트 코스가 되며, 중국의 GI는 국제적 수준에서 난징보이즈가 주축이 된 정권들의 권력을 

유지하고 연대할 수 있는 국제 무대로 인식이 된다. 이러한 인식을 뒷받침하는 가장 최근의 사례

는 2022년 중국공산당으로부터 4천만 달러의 자금을 지원받아 2022년 탄자니야에 설립된 중국 

최초의 정치학교를 들 수 있다(Nantulya, 2023b).이는 기존 중국 난징보이즈 교육의 범위를 이

제는 아프리카 현지에서 확대하려는 시도로 보여진다. 그렇기 때문에 아프리카에서 중국의 GI에 

내재된 중국특색-혹은 친중- 메커니즘 확산은 순리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시진핑의 3대 

GI는 무엇을 구현하려 하는가? 중국특색의 개발, 안보 그리고 문명은 무엇인가?

Ⅲ. 중국의 새로운 국제질서: 3대 글로벌 이니셔티브

1. 마르크스 주의와 마오쩌둥 사상, 덩샤오핑 이론 그리고 시진핑의 GI

시진핑 주석의 3대 글로벌 이니셔티브(GI)의 등장에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실은 놀랍게도 GI

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이미 실패한 것으로 평가되는 ‘마르크스주의와 마오쩌둥 사상 그리

고 덩샤오핑 이론’을 담고 있다는 점이다. 이 비전의 실체는 무엇이고, 이를 담아낸 중국의 3대 

GI는 무엇인가? 

시진핑은 2022년 제20차 전인대에서 “마르크스주의의 중국화ㆍ시대화 추진”과 “마오쩌둥 사

상, 덩샤오핑 이론의 전면적 관철”(中华人民共和国中央人民政府, 2022)을 통해 중국특색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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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주의 건설을 추진해야 함을 강조한 바 있는데, 이러한 이유로 시진핑의 GI는 기존의 어떠한 사

상보다 당위적이고 진보된, 그래서 인류문명의 번영을 위한 유례없는 가치를 지니고 있음을 주장

한다.(张倩红, 2024) 전통적으로 사회주의자들의 주장에 따르면 “자본주의 세계는 지배와 피지

배 계층의 적대적 관계로 점철된 모순으로 가득한 사회이며 제국주의는 자본주의 발전의 어느 

단계에 다름이 없다.”(Charles W. Kegley, 2014) 그러한 이유로 “자본주의, 제국주의가 통제하

는 세계는 폭력적 방법을 통해서라도 전복(推翻) 되어야 마땅”하며, 더 나아가 이러한 전복 이후

의 세계를 주도하는 것은 세계정치경제질서의 새로운 모델, 즉 중국특색의 사회주의라는 순서를 

따른다.(陈耀辉, 2015)

따라서, 중국-또는 그들과 사상을 공유하는 국가나 지도자-에 있어서 “지금까지 존재하는 모

든 사회의 역사는 계급투쟁의 역사로서(The history of all hitherto existing society is the 

history of class struggles.)” 이상적인 세계를 위한 인민의 사명은 자본주의를 파훼하고 새로운 

세계질서 구축을 위해 영원히 싸우는 것이다.(The Marxists Internet Archive, 2013) 그리고 이를 

주도하는 것은 세계에서 가장 큰 개발도상국인 중국이 될 것이다.(杨鲁慧, 2023a) 즉, 기존 질서 

‘파훼’는 새로운 질서 창출의 전제 조건이며, 결국 이것은 3대 GI가 자본주의의 모순 해결을 위한 

세계인민의 투쟁과 새로운 질서 구축의 당위성으로 이어지는 ‘시진핑판 파훼 원칙’을 담고 있음

을 시사한다.

중국특색의 세계질서 구축의 동력이 되는 ‘중국의 국제적 영향력’에 대한 진지한 고민은 ‘폄

하 또는 위협’ 이외에는 아직까지 시도조차 되지 못했다. 그러한 측면에서 시진핑 사상이 마르크

스, 마오쩌둥, 덩샤오핑을 계승하고 있음을 강조하는 시진핑의 주장은 현재 중국을 읽을 수 있는 

연결고리가 된다. 오래 전 마오쩌둥이 그러했듯, 시진핑 시기의 중국은 중국특색의 사상을 설파

하고 여러 가지 국제기구와 제도 설립을 추진하면서 그들 자신이 새로운 국제질서를 구축하는 

혁명가가 되는 길을 선택했다.(刘志刚, 2023b; 杨鲁慧, 2023b; 张倩红, 2024; 中国共产党新

闻网, 2023) 이러한 선택은 ‘부상하는 강대국이 시도하는 혁명’에서 발생하는 기회와 이익을 선

점하려는 세계 여러 국가-특히 글로벌 사우스-의 정부와 엘리트들의 정책에 영향을 미치고 있

다.

그 결과 전통적 국제질서를 파훼하기 위한 중국의 야망은 다양한 분야에서의 미국에 대한 도

전으로 그 범위가 확산되고 있는데, 이는 글로벌 개발 이니셔티브, 글로벌 안보 이니셔티브, 글로

벌 문명 이니셔티브를 통해서 세계로 모습을 드러냈다(P. D. H. T. Carla Freeman, 2023; 刘志

刚, 2023b). 



7/29

<표 2 중국의 3대 글로벌 이니셔티브>

* 시진핑이 주창한 3대 GI는 단독으로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경제, 군사, 사상이 융

합된 이러한 이니셔티브는 중국에게 국제질서를 창출할 타당성을 부여한다. 

마오쩌둥은 국민경제현대화(근대화)는 국방현대화의 기초(国民经济现代化是国防现代化的基

础 )라며 개발 및 경제발전이 국가발전의 그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함을 강조해 왔는데(万福临, 

2001a), 그의 교훈대로 시진핑은 글로벌 이니셔티브의 첫번째로써 글로벌 개발 이니셔티브(이

하, GDI)를 주창했다.

2. 글로벌 개발 이니셔티브(Global Development Initiative, GDI)

남반구 국가들은평화적이고민주적인국가들에비해서그대부분이전쟁, 독재, 빈곤의 한 가운데

에서 만성적인 혼란에 직면해 있는 것으로 묘사된다. 1980년대 세계적인 민주주의 물결에 따라 

민주주의 체제를 적용하며 남반구 시장경제 확산을 통한 경제적 부흥을 기대했지만 결국 실패했

다(Frieden, 2022). 남반구는 여전히 많은 도움을 받고 있으며-세계의 많은 빈곤지역은, 특히 남

반구는 서방의 막대한 공적원조<그림 1>를 받고 있으며 그 규모도 지속 증가- 그럼에도 이 지역

은 여전히 비민주주의적이고 가난한 지역으로 평가된다(Program(UNDP), 2022). 

암울한 남반구의 현실에 대해서 중국은 미국과 경쟁하는 강대국이자, 개발도상국에서 가장 

강력한 구성원(杨鲁慧, 2023a)으로서 중국 특색의 해결책을 제안했다. 그것은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一帶一路倡议, Belt Road Initiative, 이하 BRI) 보다 진보된 2021년의 글로벌 발전 이니셔

티브(Global Development Initiative, 이하 GDI)다. 

시진핑은 2021년 9월 21일, 제76차 유엔총회에서 GDI를 제안했다. 그는 ‘기존의 서방 주도

의 글로벌 개발 거버넌스의 단점과 딜레마를 극복하고 전 인류의 공통 가치를 촉진하는 새롭고 

지속가능한 비전인 GDI’(中华人民共和国中央人民政府, 2021a)를 제안했는데, 이는 중국이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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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대신해 세계경제질서를 새롭게 재편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내비친 것으로 평가된다. 

사실, 이와 유사한 중국의 글로벌 이니셔티브는 이미 진행되고 있었다. 2013년부터 추진되던 

BRI는 여전히 유효하며 반서방 기조는 공유하지만, 크게 2가지의 차이점이 존재한다. 하나는 전

략의 주체가 다르다는 점이며, 다른 하나는 진영 경쟁의 추동이다. 

<그림 1. 전세계 공적개발원조(Net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received, current US$) 

수령 지역과 추이 (World Bank, 2024)>

첫째, GDI의 전략의 주체는 글로벌 사우스가 그 중심이 된다. BRI가 중국의 대외 국가 전략으

로 강하게 인식되는 반면(推进“一带一路”建设工作领导小组办公室, 2013), GDI는 ‘중국특색’의 

사고와 경험을 국제적으로 공유하여 ‘인류 운명공통체 건설’, ‘글로벌 공유 미래(Globally Shared 

Future)’ 건설 등의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刘志刚, 2023b; 保建云, 2023; 陈须隆, 2023). 

둘째, GDI는 세계경제질서에서 이데올로기적 진영 경쟁을 추동한다. GDI에는 그들이 오래 전

부터 추종해 왔던 ‘자본주의 모순의 파훼 원칙’을 담은 마르크스, 마오 사상을 가져왔다. 비록 

GDI가 BRI와 명확한 구분이 어렵고 “세계 균형, 조화, 포용, 존중” 등의 개념적인 주장으로 점철

되어 모호하게 인식될 지라도, GDI는 이데올로기적 측면에서 국제경제적 수준의 ‘경쟁과 재편’의 

개념을 분명하게 담았다. ‘미국이 주도하는 서구 세계의 국제적 개입과 민주주의 강요는 해악을 

초래(中华人民共和国中央人民政府, 2021a)’했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공평하고 평등한-그것이 

독재정권일지라도- 입장에서 “중국의 지혜와 중국식 해법(Economy, 2024)”을 제공하기 위해 

GDI를 제창했다.

이러한 중국 특색 ‘공유와 해법’을 담은 GDI에 비해 서구의 경제적 지원은 ‘민주 시스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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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시장 개방’이라는 강제적 조건이 부여된다. 서구의 공적개발원조는 민주화의 촉진과 자유시장

의 확대라는 명목으로 대상국에게 ‘민주적 정권의 도입, 인권과 자유 보장의 원칙 준수, 시장개

방’의 일정한 조건을 부여하고 있지만-그러한 까닭으로 비판론자들은 서구 원조가 신식민주의 

또는 신제국주의라고 비난(Jinyan, 2023)-, GDI는 그 어떠한 정권이나 지도자에게도 민주적이든 

권위주의적이든 심지어 군사독재정권이라도 상관없이 무차별적 지원을 약속하고 있다. 

결국, GDI는 BRI와 부분적으로 연계되면서 새로운 국제 질서 구축의 맥락에서 경제와 개발 

분야의 중국 특색의 재편을 주도할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해서, BRI는 이미 진행되고 있는 국제

적 수준에서의 개발 인프라와 자금 조달을 관리하고, GDI는 외교적 측면에서 중국이 서방 진영

의 경제 논리에 대항하는 동시에, 글로벌 사우스의 리더로서 자리 매김할 수 있는 비전인 것이

다. 이는 GDI가 태생적으로 마오쩌둥의 사상을 담고 서구 주도의 경제 질서를 파훼하기 위한 목

적이 담겨 있음을 시사한다. 

3. 글로벌 안보 이니셔티브(Global Security Initiative, GSI)

중국의 새로운 질서 구축의 두 번째는 마오쩌둥의 가르침대(国防建设和经济建设协调发展)

로 안보의 영역인데, 이는 시진핑 주석이 2022년 제안했던 글로벌 안보 이니셔티브(Global 

Security Initiative, 이하 GSI)로 구체화되었다.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은 GSI를 통한 중국

의 이익 추구와 그 대상국들이 이에 동조하는 과정에서 민주주의 체제에 대항하는 권위주의가 

발현하게 되는 구조적 측면이다. 중국은 중국특색의 안보질서 확대에 관심이 있고 이에 동조하는 

글로벌 사우스의 권위주의자들은 자신의 정권유지에 사활을 걸고 있는데, 이들의 조합은 서방의 

제재와는 상관없이 GSI를 통해 친중적인-그러나, 권위주의적인-연대를 만들어 낸다. 

2022년 4월 21일, 시진핑 주석은 보아오포럼 개막식에서 인류의 미래를 공유하는 공동체 건

설을 촉진하기 위한 GSI를 제안했다. 현재의 인류가 직면한 위기는 공동의 문제로서 러시아-우

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 세계 곳곳에 만연한 테러와 내전 등 전통적 안보 이

슈와 팬데믹, 기후변화 등의 비전통안보위협의 증가의 원인이 기존 글로벌 안보 거버넌스의 취약

하고 부적절한 대응에 있음을 강조하며 그 대안으로 중국의 GSI를 주장한 것이다.(杨鲁慧, 

2023a) 

중국의 이러한 시도에 대해 중국 내부적으로는 ‘국제사회의 찬사와 긍정적 평가’ 를 받고 있

다고 자평하고 있지만(张倩红, 2024),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니셔티브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이나 제도적 측면의 접근은 불명확한데, 분명한 한 것은 ‘모순으로 가득한 기존 자본주의 중

심의 세계 안보 질서를 대체할 주체는 중국이다.’라는 변증법적 논리(Jinyan, 2023)를 따르고 있

다는 점이다. 이러한 논리는 국제사회의 위기를 초래한 미국 주도의 질서(正)에 중국의 부상(反)

은 도전과 대립으로 여겨지지만 결국엔 하나로 통합될 것(合)이며, 그 중심은 중국이 될 것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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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주장으로 귀결된다. 이는 GSI의 6가지 주장에서 더욱 분명해진다. 

시진핑은 GSI의 “6가지 핵심개념과 원리는 서로 상호작용을 하며 변증법적 통일의 유기체(辩
证统一的有机整体)를 형성”한다고 주장했는데, 이를 바탕으로 UN과 미국주도의 안보질서를 갈

라놓으면서도 미국을 교묘하게 비난하는 주장을 설파했다(中国政府网, 2023).

 

중국이 주창한 새로운 공동, 포괄, 협력, 지속가능한 안보개념 견지 

모든 국가의 주권과 영토보존, 주권평등과 내정 불간섭 원칙 지지

일방주의, 진영대결, 패권에 대항하는 UN헌장 지지

어떤 국가라도 다른 국가의 안보 침해 금지

대화와 평화 우선, 일방적 제재 남용은 금지

전통적 위협과 비전통적 위협의 공동대응 필요성 제기

GSI의 주장을 살펴보면, 이는 과거 중국이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던 ‘서구 비난의 국제판’에 

다름 없음을 알게 된다. 다시 말해서, 중국은 지금까지 강조했던 ‘주권과 영토보존, 주권평등과 

내정 불간섭 원칙, 일방주의와 패권 반대’ 등의 내용을 GSI라는 매커니즘을 통해 지구적 수준에

서 추진하려는 의도를 보여준다. 결국, GSI의 ‘중국특색’은 중국에서 작동하고 있는 국내적 권위

주의 메커니즘이 국제적 확산과 연계될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하게 된다. 

주목해야 할 만한, 그리고 위협적인 사실은 이러한 ‘중국특색의 접근’은 GSI가 나타나기 전부

터 이미 시작되었고 그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중국은 1960년대부터 국제사회에서 이

미 국제적 안보 연대를 추진하고 있었고 이러한 흐름은 다양한 형태의 양자, 다자의 협력체로 발

전해 왔다. 다만, GSI는 2022년을 기점으로 평화적인 포장과 세계인류의 청사진이 가미되어 국

제사회에 공식적으로 선포되었다는 점이 다를 뿐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중국의 GSI의 활동은 두

가지 측면에서 분석이 가능하다. 하나는 중국이 주도하는 국제적 안보 회의체와 또 다른 하나는 

연합 군사활동이다.

GSI의 안보 회의체는 이미 구축되어 있는 중국 주도의 국제 협의체를 활용한다. 이러한 협의

체는 BRICS(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공화국), SCO(상하이 협력기구), 중국-아프

리카 평화안보포럼(中非合作论坛, Forum on China-Africa Cooperation)의 사례를 들 수 있는

데, 시진핑 주석이 GSI를 주창한 이후 중국 외교부장은 이들 협의체를 포함한 다양한 국제 포럼

에서 GSI의 당위성을 홍보했다. 특히, 남반구 국가들은 GSI 캠페인의 핵심 축으로서 중국을 지지

하는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보이는데, 중국 주도의 안보협의체에 포함되어 있는 권위주의 국가의 

지도들은-러시아 블라드미르 푸틴(Vladimir Putin), 벨라루스 대통령 알렉산드르 루카센코

(Aleksandr Lukashenko), 이란 대통령 에브라힘 라이시(Ebrahim Raisi), 캄보디아 총리 훈센

(Hun Sen), 파키스탄 총리 셰바즈 샤리프(Shehbaz Sharif) 그리고 중앙아시아의 여러 지도자들-

은 직접적으로 GSI를 지지한다는 의견을 밝혔다(P. D. Carla Freeman, Alex Stephen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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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이러한 동향을 미루어 보면 GSI의 주요 무대는 우선 남반구가 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러한 주장에 설득력을 더 해주는 또 다른 사례는 중국의 국제 연합훈련 현황이다. 중국은 

GSI를 주창한 다음 해인 2023년에는 코로나 19 팬데믹 이후 가장 많은 33회의 연합훈련을 시

행했는데, 그 대상은 전통적으로 유대를 강화해 왔던, 러시아, 중앙아시아 국가를 제외하면 모두 

남반구 국가들이다.(楊太源, 2023) 중국은 이제 테이블 위에서 GSI의 사상만을 설파하는 형식을 

넘어서서 이를 직접적인 행동으로 옮기기 시작한 것이다.

<그림 2. 중국인민해방군의 연합훈련 현황과 전통/비전통 위협별 작전 구분>

이러한 GSI의 활동 중에 주목할만한 점은 ‘전쟁 이외의 군사작전(非战争军事行动, military 

operations other than war, 이하 MOOTW)’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는 데에 있다<그림 2>. 왜냐

하면 권위주의자들은 평화적인 군사작전을 통해 권위주의를 견고히 하는 방법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MOOTW는 기본적으로 인도주의적 지원, 구호, 해적퇴치 등의 영역을 위한 군사작전으

로 평화를 지향한다. 그러나 이는 권위주의 정권에게 합법적인 연합군사활동을 시행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한다. 

세계 어디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비군사적 위협은 태풍이나 지진, 해일 등의 자연재해부터 테

러, 해적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부분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를 명분으로 권위주의 연대의 군사활

동은 정당성을 얻게 되고 공식화될 수 있다. 2023년, 남반구 국가들과 함께 진행한 중국 연합훈

련의 50%(16회)가 MOOTW의 활동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은 이를 증명하는 가장 최근의 통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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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며, 세계에서 가장 권위주의적인 국가들의 연합인 중국, 러시아, 이란이 시행한 해상안전 보장 

목적-해상구조, 해적퇴치-의 ‘안보벨트-2023’ 연합훈련은 그 대표적인 사례다.

GSI의 사레들을 검토하면서 두드러지는 특징은 중국 주도의 권위주의 군사연대 활동이 증가

하고 있다는 점이다. MOOTW는 그 작전수행의 목적대로 이념이나 진영에 상관없이 인도주의적 

측면에서 모두가 동참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세계는 미국과 중국으로 진영이 나뉘어진 

군사활동이 진행되고 있다. 코로나19 종식 이후, 활발하게 재개되는 국제적 군사활동 속에서도 

미중 양국이 함께 하는 군사작전은 전쟁이외의 활동을 포함하더라도 거의 찾아볼 수 없다. 

결국, GSI도 역시 표면상 ‘냉전적 사고방식을 거부하고, 일방주의에 반대하고, 집단 정치와 진

영 대결을 피할 것’을 주장하고 있지만(Hagan Sibiri, 2023), 본질적으로 중국 주도의 권위주의 

안보 진영의 연대가 촉진되고 있으며 이는 미국 주도 국제 안보 질서의 도전으로 평가가 된

다.(P. D. Carla Freeman, Alex Stephenson,, 2023; 彭博薛力, 2023) 

4. 글로벌 문명 이니셔티브(Global Civilization Initiative, GCI)

‘민주주의 증진’은 세계적 유행에 뒤떨어진 주장이지만, ‘민주주의 확산의 통제’, 그리고 ‘중국

식 민주주의 설파’는 중국 국가전략의 핵심이다. 서구 민주주의 세계가 ‘민주주의 vs 권위주의’의 

이분법적 논쟁에 봉착해 있는 사이, 중국은 이러한 진영 대결에 참여하면서도 그와 동시에 자신

의 비전을 정당화하기 위한 또 다른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2023년 시진핑이 주창한 글로벌 문

명 이니셔티브(GCI)가 그 하나인데, 이를 통해 중국은 새로운 국제질서 재편의 외부 행위자로서 

기존 국제 질서에 도전을 제기하고 있다.

2023년 3월 15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중국 공산당과 세계 정당 간의 고위급 대화 中

国共产党与世界政党高层对话会(CPC in Dialogue with World Political Parties High-Level 

Meeting) ’에서 GCI를 처음 제안했다. 시진핑 주석은 기조 연설에서 “중국공산당은 세계 평화와 

안정을 촉진하며… 패권주의와 강권 정치를 단호히 반대하고… 평화, 발전, 공정, 정의, 민주주

의, 자유라는 인류 공동의 가치를 추구하고”(张倩红, 2024)있음을 강조하였다. 다시 말해서, 시

진핑은 ‘미국의 규칙을 강요하는 서구 중심 세계의 모순을 비난하면서, 한편으로 서구에 편입되

지 못하고 고통받는 나머지 세계는 인류 공동 번영을 위해 중국의 길에 동참해야 하는’ 당위성을 

주장한 것이다(共产党员网, 2023). 

다만, GCI는 ‘인류, 문명’이라는 광범위한 측면을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무엇을 의도하고 있

는지 다소 모호한 측면이 있다. 이전의 GDI와 GSI가 ‘경제, 개발’, ‘안보’의 특정 영역에 초점을 

맞추었는데 반해, GCI는 모순으로 가득 찬 서구 문명 대신 중화민족의 우수한 문화를 활용하여 

인류 평화와 번영을 이루겠다는 화려한 수사로 가득 차 있다.그러나, GCI 연설문에 담긴 주장에

만 고착된 단편적 분석에 그친다면, GCI는 단지 실체가 없는 수사의 향연으로 폄하하여 그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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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포하고 있는 위험성을 지나칠 가능성이 높다. 간과하지 말아야 할 부분은 GCI의 구조적 측면

이다. 

구조적 측면에서 중국은 현재의 서구 중심 민주주의 국제질서에 편입될 수 없거나 또는 패권

을 장악할 수 없다. 첫째, 자본주의 그 자체를 비난하고 파훼하려는 사상적 기반-마르크스, 마오

쩌둥-을 신봉하고 있는 이상 민주주의 질서는 방해물일 뿐이다. 둘째, 정당 간의 경쟁이 바탕이 

되는 ‘서구 민주주의’는 일당독재(one-party states)가 기반이 되는 ‘중국식 민주주의’와 양립할 

수 없다. 셋째, GCI의 기조 역시 서구 문명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공유하는데, ‘모순적인 서구 중

심의 민주주의’는 실패할 수밖에 없으며, ‘중국 특색을 탑재한 신민주주의는 옳다’ 라는‘정반합’의 

논리를 따른다. 결국, GCI는 서구 문명을 가장 잘 대표하고 있으면서도 인류의 가장 핵심적이고 

불변의 가치인 ‘민주주의(Democracy, 民主主义)’를 공략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일당독재의 권위주의 국가인 중국이 주장하는 민주주의는 무엇인가? 과연 그러한 

것이 존재하는가? 이러한 새로운 ‘민주주의’ 그 자체에 대한 의문은 중국 GCI를 해석하는 다음의 

여러가지 단서를 준다. 그것은 중국특색의 글로벌 거버넌스 창출을 위해서 미국 주도의 민주주의

를 비난하는 서사(敍事, narrative)를 준비하고, GCI를 기반으로 세계적 연대를 구축하려는 도구

로 사용되고 있다. 

GCI는 민주주의 외부에서의 비난을 통해 내부 균열의 확대를 추동 한다. 중국은 민주주의 진

영에서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자성의 목소리를 자신의 공격 수단으로 이용하는 한편, 세계의 관

심을 끌고 행동을 촉발시키기에 충분한 ‘지구적 위기’의 분출을 유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왜

냐하면, 마르크스ㆍ마오의 사상을 추종하는 중국으로서는 세계의 모순, 즉 위기는 위협적이고 치

명적일수록 자국의 구상을 설파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과정은 중국이 새로운 세계를 주도해야 한다는 서사를 쌓아가는 사상적 기초가 된다. 

시진핑은 중국이 “인민민주주의 전과정을 종합적으로 발전시키고(全面发展全过程人民民主), 사

회주의협의민주(社会主义协商民主)를 널리 시행”(中华人民共和国中央人民政府, 2022)하는 국

가로 주장하고 있으며-중국에 있어서 그들이 주장하는 “전과정민주, 인민민주, 사회주의협의민

주, 인민민주주의독재(人民民主专政), 민주적 감독(民主的监督)” 의 의미가 무엇인지는 중요하지 

않다. 단지, 기존 민주주의 위기의 균열을 확대할 ‘민주(民主, democracy)’라는 단어 차용이 중

요할 뿐이다.- 다음의 사례는 이를 잘 보여준다. 

2021년 12월, 중국과 러시아는 초대받지 못한 미국 주도의 세계민주주의 정상회담이 진행되

고 있을 때, 중러의 주미 대사들은 공동성명을 통해 “중국은 광범위하고 모든 정치 과정 전반에 

걸친 사회주의적 민주주의(whole-process socialist democracy) 국가”이며, “러시아는 공화주의 

형태의 정부를 갖춘 민주연방 법치 국가(democratic federative law-governed state)” 로서 양

국이 민주주의 국가임을 주장하면서, 미국은 세계의 ‘정당한 민주주의 가치를 갈라놓는 냉전적 

사고방식을 추동’하고 있다며 이 회담을 비난했다.(America,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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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국제질서를 구축하는 맥락에서 중국은 GCI를 통해 자신과 그들을 지지하는 세력들의 

중국특색 민주주의 세계를 구축하고 있다. 중국특색의 개발, 경제와 안보 그리고 문명의 사상이 

공식적으로 전파되고 있는데, 중요한 점은 이를 뒷받침하고 있는 사상이다. 

공산주의의 제국주의 이론(communist theory of imperialism)을 신봉하는 마르크스주의자들

은 ‘국제 위기와 전쟁을 없앨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자본주의를 종식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했으

며, 마오쩌둥은 이에 동조했고(The Marxists Internet Archive, 2013; 万福临, 2001b), 시진핑은 

이를 계승하여 ‘중화민족의 부흥을 이끄는 위대한 지도자’로서 3대 GI를 세계에 전파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새로운 중국특색 물결의 선두는 중국이 1960년대부터 심혈을 기울여 빚어 낸 ‘난

징 보이즈’가 이끄는 아프리카 대륙이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Ⅵ. 중국의 새로운 국제질서 구상과 아프리카 난징 보이즈

중국은 3대 GI를 통해 새로운 국제질서 창출의 메커니즘을 국제적 영역으로 이끌어 가고 있

다. 그렇다면, 이러한 중국특색의 물결은 아프리카에 어떠한 방식으로 투영되고 있는가? 이제, 

연구의 초점은 외부 행위자인 중국에서 벗어나 중국의 3대 GI를 수용하는 대상, 아프리카로 전환

한다. 

GI 수용의 유력한 대상은 아프리카의 엘리트, ‘난징 보이즈’이다. 왜냐하면, 구조적인 측면에

서 아프리카는 오랜 시간동안 민주주의의 불모지였을 뿐만 아니라(The V-Dem Institute, 

2023c), 서구의 상대적인 무관심 속에 중국과의 유대관계는 그 어느때보다 돈독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중국의 사상과 관점을 그대로 흡수한 난징 보이즈’는 GI를 아프리카에 투영하

는 강력한 매개체가 된다. 

1. 글로벌 개발 이니셔티브와 아프리카

아프리카의 빈곤 국가들은 국가라는 개념이 발생한 이후로 세계의 ‘늘 불만족스러운’ 집합체

들로서 세계의 불안정이나 혁명적 변화에 잃을 것이 없다. 그러한 이유로 중국이 추진하는 GI가 

초래할 국제적 논쟁 보다는 자신의 정권 유지에 어떻게 유리한 영향을 줄 것인가가 중요한 관심

사가 된다. 

이러한 이유로 BRI의 폐해에 대한 서구권의 비난은 끊이지 않지만(Michael Bennon and 

Francis Fukuyama, 2023) 난징 보이즈의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얻는 것이 없는 것보다는 국가

적 손해를 감수할지라도 자신의 정권 유지에 유리하기만 하면 된다-BRI를 계승한 GDI 역시 동

일한 맥락으로 간주된다. 지도자들에게 있어서 조건 없이 유입되는 정권유지의 자금은 매력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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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이 될 수 있다. 설사, GDI를 통해 그들 정권이나 국가의 중국 의존이 심화되어 중국의 요구

에 저항할 수 없게 되면서 점점 더 복종적이 될지라도, 권력을 완전하게 잃어버릴 수 있는 ‘서구

의 치명적인 요구’보다는 GDI 참여가 더욱 안전하게 인식될 것이다. ‘민주주의의 채택, 자유시장 

개방, 정부의 투명성 제고’라는 서구의 지원 조건은 난징 보이즈의 독재 정권 유지를 위해 철저

하게 무시될 수밖에 없다.

물리적인 측면에서도 중국의 지원 규모는 서구의 그것을 압도한다. 세계적인 경제 침체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홀로 미국을 위시한 G7에 버금가는 공적자금을 지원하고 있다<그림 3>. GDI는 

이러한 통계를 담고 있는데, 이는 난징 보이즈를 포함한 또 다른 아프리카 엘리트들의 탄생을 유

혹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그림 3. 중국과 G7의 공적자금 비교, 일대일로 시기 2014~2021(AIDDATA, 2023)>

<표 3. 쿠데타가 발생한 아프리카 국가에 대한 서방 진영과 중국의 대응>

  

국가

  

가봉

  

기니

  

니제르

  

말리

  

부르키나
파소

  

시에라리
온

  

차드

  

쿠데타
발생

  

2023년
8월

  

2021년
9월

  

2023년
7월

  

2020년
8월

  

2022년
1월, 9월

  

2023년
11월

  

2021년
4월

  

서방
대응

  

-미 외교부, “아프리카에서의 민주주의 증진 노력 지속 필요”(2023.8.31.)
-ECOWAS(서아프리카 경제공동체)는 니제르, 말리, 부르키나파소   3국의 쿠데타 정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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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으로 GDI는 가난하고 권위주의적인 대다수 아프리카 국가 정권의 ‘경제 우산’이 된다. 

GDI를 제창한 지 3년이 지난 지금도 서구 세계의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Global Development 

Initiative(全球發展倡議)’의 존재조차 모르고 있지만, UN을 포함한 100개 이상의 국가와 국제기

구가 이 중국의 글로벌 계획을 지지하고 참여하고 있으며(UN, 2021), 적어도 아프리카 국가들에

게 있어서 GDI 찬양은 연례 행사가 되었다. 

게다가, 서구의 근대화 이론(Walt Whitman Rostow, 2020)을 부정하며 탄생한 GDI의 중국특

색 발전 모델은 실체 없는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난징 보이즈에게 만족스러운 이론적 근거를 제

공한다. 중국 정부의 경제적 지원을 받고 있으며 가나에 본부를 두고 있는 아프리카-중국 센터

의 하간 시비리 박사가 말한 것처럼 아프리카 난징 보이즈는 “GDI는 세계의 미래를 공유하고 국

제적 불평등과 불균형한 발전을 해결할 유일한 방안이 될 것(Hagan Sibiri, 2023)”이라 믿고 있

다. 

중국 BRI 출범 시기의 협력국이자 GDI의 열렬한 지지 국가인 ‘가봉, 기니, 니제르, 말리, 부르

키나파소, 시에라리온, 차드’는 2020년부터 2023년 까지 최소 한 번의 군사 쿠데타를 경험했는

데, 서구의 비난과 홀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중국의 경제적 지원을 받으며 동시에 중국을 지지

하고 있다는 사실은 아프리카의 많은 잠재적 난징 보이즈에게 희망적인 교훈이 될 것이다.<표 3> 

2. 글로벌 안보 이니셔티브와 아프리카

GSI는 그에 동조하는 난징 보이즈에게 권위주의 정권을 유지하고 공고히 할 수 있는 새로운 

안보 질서 수립의 매커니즘으로 환영 받고 있다. GSI는 표면상, “가난하고 덜 개발된 중소국가의 

안보이익과 영토, 자주권 수호를 지지하고 문명의 다양성을 존중”(Nantulya, 2023a)을 추구한다. 

불법으로 간주하여 민주주의 전환 제의 및 제재, 이에 3국 쿠데타 정권은 ECOWAS   
탈퇴, 반미 성향의 3국 연방 추진 선언
-프랑스군, 니제르, 말리, 부르키나파소에서   철수

  

중국에
대한
긍정
반응

  

-쿠데타가 발생한 모든 국가에서   중국의 BRI/GDI에 대한 협력 및 지지 표명 유지
-駐가봉중국대사, 중국공산당-PDG(가봉민주당)   우호관계 유지 환영.(2023년 11월)
-중국, 중국에 비우호적인 기니 쿠데타 정권에 반대 표명(2021년 10월)
-말리, 중국산 무기구매 지속 : 전투차량 70여대, 중기관총 등(2023년)
-중국, 니제르의 외국인 투자 금액 2위 점유(2023년)
-부르키나파소, 북한과 외교관계 복원, 친중 진영 유지 표명(2023년)
-시에라리온, “중국의 병원선 방문 환영”, 군사의료교류 진행(2024년 2월)
-차드 대통령, 중국과 전면적 협력 관계를 더욱 심화 희망, 표명(2022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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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권위주의자들의 실익 측면에서는 쿠데타 혹은 민주화 물결의 ‘내부 위협’과 시장개방과 

시민의 자유와 평등, 인권 개선을 요구 받는 ‘외부 압력’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접근법을 제시한

다. 

“중국의 전략은 서구와 환경이 매우 다른 환경을 가진 국가들에게 새로운 관점을 제공하고” 

다음과 같은 영감을 주고 있다. 첫째, 국내정치에 무력사용을 정당화하는 군(軍)의 정치적 운용 

아이디어인 당(黨)의 군대 시스템이다. 둘째, 이러한 시스템을 운용하는 권위주의 정부를 인정하

는 국제 네트워크 창출이며, 그리고 마지막으로 독재 정권의 권력과 부를 유지하는 방산협력 네

트워크이다.

먼저, GSI는 난징 보이즈에게 마오쩌둥의 경구, ‘당이 총을 지휘’하는 시스템(黨指揮銃)을 국

가통치체계에 적용하는 아이디어를 제공한다. 이는 ‘헌법에 의한 통제, 정치적 중립에 기반한 군

(軍)’을 운용하는 서구권의 시각으로는 용인될 수 없는 행태이지만, 중국은 다르다. 군은 국가의 

군대가 아니라 당(黨)의 군대로서 이는 중국인민해방군이라는 이름으로 중국 내ㆍ외부에서 인정

받는다. 이는 중국이 마오쩌둥 시기부터 시진핑에 이르기까지 100여 년간 진화하고 검증된, 그

들 로서는 합법적인 권위주의 도구이기 때문에 잠재적 권위주의자들에게 ‘현대판 손자병법’으로 

여겨진다.(万福临, 2001c) 중국군(中國軍)은 존재하지 않으며, 인민해방군을 소유한 ‘공산당 일

당독재 체제는 영원하다’는 중국의 살아있는 교훈은 여전히 많은 수의 권위주의 국가에 소속된 

난징 보이즈에게 매력적일 수밖에 없다.

새로운 안보 질서 수립의 맥락에서 보다 치명적인 부분은 국가주권 수호와 국내 안정을 목적

의 합법적 무력이 국내를 겨눈다는 데에 있다. 정부의 입장에서, 극단주의, 테러리즘, 분리주의의 

국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군대 활용과 그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폭력과 

탄압, 언론통제는 불가피한 정책 수단이 된다.

마오쩌둥의 추종자이며 중국공산당을 존경하는, 그리고 에리트레아의 30년 독재자 이사아스 

아페웨르키 대통령은 이러한 군의 정치적 운용 아이디어를 수용한 난징 보이즈의 전형적인 사례

이다. 그는 1967년 중국 난징육군지휘참모학원에서 교육을 받았고 귀국 후 에리트레아 인민해방

전선을 설립하였는데, 현재는 이를 확장한 에리트레아의 유일한 정당이자 집권여당인 민주정의

인민전선(People's Front for Democracy and Justice, PFDJ)의 의장과 국회의장을 겸임하고 있

다(Michela Wrong, 2023).

둘째, 자신의 권위주의 혹은 독재정부를 포함하는 국제 안보 네트워크를 제공받는다. 중국은 

독재자가 이끄는 권위주의 정권을 무차별적으로 인정하고 이들을 규합한 친중 연대를 구축해 지

역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하는데, 이 과정에서 권위주의 정권의 국제적 순환이 시작된다. 남반구

의 권위주의 정권들은 비록 서구 세계에서 독재자나 불량국가로 낙인이 찍혔음에도 불구하고 중

국을 포함한 인접 국가들에게 ‘국가 혹은 정부로 인정’받으면서 외교적 지원과 정당성을 부여 받

게 되는 것이다. 불법 선거든 쿠데타든 상관없이 정권을 장악한 지도자는 중국이 지원하는 울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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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안으로 편입되어 국제적 고립을 극복하고 정권을 공고히 할 기회를 얻게 된다. 

중국은 참가국의 71%가 권위주의 정권으로(The V-Dem Institute, 2023c) 구성된 중국-아프

리카 협력포럼(Forum on China-Africa Cooperation, FOCAC, 2024년 9차)과 중국-아프리카 

평화안보 포럼(China-Africa Peace and Security Forum, 2023년 3차) 을 주도하고 있다. 이들 

포럼의 주요 협력 주제는 중국-아프리카의 공동번영과 개발, 안보협력인데, ‘인정된 국가들’의 연

대로서 GSI를 강화하고 있다.

셋째, 권위주의자들은 전쟁-또는 국내 탄압-에 활용할 수 있는 방산시스템을 제공받는다. 당

군(黨軍) 체제와 군의 정치적 이용 아이디어를 학습하고, 권위주의자들이 인정받는 국제 네트워

크에 참여하며, 이러한 구조를 통해 서구로부터 제재를 받고 있는 자신의 정권에게 무기 공급의 

활로를 열고 있는 것이다. 

국가의 경제 개선이나 인권 증진에 대한 노력 보다 자신의 정권유지가 더 중요한 권위주의자

들에게는 군대를 이끌어갈 무기를 제공받는 것은 최상의 선택이 된다. 전세계 무기 수출 4위

(5.2% 점유)의 중국은 GSI의 주창자이자 무기의 공급원으로서 중국특색의 창조적 역할- BRI와 

연계한 무차별 경제 지원과 무기공급-을 기대할 수 있다.

2018-22년 아프리카의 주요 무기 공급국은 아프리카 주요 무기 수입의 40%를 차지하는 러

시아, 미국(16%), 중국(9.8%), 프랑스(7.6%)였다. 2020년 이후, 아프리카에서 8회 걸친 쿠데타가 

발생한 후 미국과 프랑스를 비롯한 서방 국가들은 무기 공급을 훨씬 더 꺼리게 된 반면 러시아는 

무기 수출을 늘렸는데, 최근의 중요한 변화는 러시아는 자국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대내 무

기 관리로 관심을 전환하는 동안, 그 공백을 중국이 대체하고 있다는 점이다.(SIPRI, 2023)

이렇듯, GSI의 ‘일당독재를 정당화하는 당의 군대 아이디어, 국내정치에 대한 무력탄압의 정

당성, 그리고 이를 인정하는 국제 연대’는 난징 보이즈로 하여금 국내ㆍ외 민주주의의 압박에서 

정권 보호를 위해 군대를 사용하는 방식을 채택하도록 유도 하고 있다. 

앞서 살펴봤듯, 경제와 개발 그리고 안보 영역에서의 새로운 국제질서 창출에 대한 국제적 연

대는 권위주의가 대다수인 국가에서 새로운 문명을 수용할 준비가 토양이 만들어진다. 이는 최근 

10년 동안 쿠데타, 부정선거, 헌법조작 등의 아프리카 민주주의의 점진적 쇠퇴(The V-Dem 

Institute, 2023c; 中国共产党新闻网, 2021)와 상호작용을 통해 중국이 추진하는 ‘새로운 민주주

의 주장’, 즉 GCI를 수용할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다음에서 우리는 난징 보이즈가 어떠한 방식

으로 GCI를 아프리카에 투영하는지 평가한다.

3. 글로벌 문명 이니셔티브와 아프리카

아프리카 대륙의 96%의 시민들이 민주주의를 열망(Paul Nantulya, 2023)하고 있음에도 불구

하고 왜 아프리카의 민주주의는 개선되지 못하는가? <그림> 다양한 요인이 있겠지만, 정치적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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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에서도 전통적으로 아프리카의 독립운동을 지원하고 우호관계를 유지해온 중국의 영향력은 간

과할 수 없다. 이제 연구는 BRI, GDI, GSI를 포괄하는 새로운 문명과 민주주의 창출을 주장하는 

글로벌 문명 이니셔티브에 주목한다. 

중국이 외부 행위자로서 GCI가 담고 있는 가장 유력한 의도는 경제와 안보 분야의 구상에 이

어‘서구 민주주의 전반에 대한 공격과 이를 대체하는 중국식 민주주의 주창-권위주의 조장-’이

다. ‘세계인민을 위한 구(舊)민주주의 질서의 파훼와 신(新)문명 창출의 신민주주의 당위성을 지

닌 중국의 GCI’, 그리고 이를 학습하고 행동하는 난징 보이즈는 아프리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

고 있는가?

<그림 4> 2022년   세계 민주주의 지수               <그림 5> 정부유형별   아프리카 인구 현황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억압적인 국가지만 스스로를 민주주의 국가로 내세우며, 서구 민주주

의 질서를 부정하기 시작했고 난징 보이즈와 함께 그들 만의 ‘권위주의적인 민주와 자유’의 개념

을 내포하는 GCI를 주장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제3장의 GCI 논의에서 관찰했던 ‘민주주의 왜곡’

을 기반으로 적어도 아프리카에서 권위주의를 추동하는 개별 정권에 대한 민주주의의 왜곡과 독

재 민주주의(民主专政) 개념, 그리고 이들이 주축이 되는 ‘권위주의 연대’라는 두가지 측면에서 

설명될 수 있다.

첫째, GCI는 난징 보이즈로 하여금 중국 헌법에 명시된 마오쩌둥의 “독재 민주주의”의 개념

을 활용하도록 고무시키면서 민주주의의 왜곡을 확대한다. GCI에 따르면 신민주주의는 ‘중국공

산당과 중국인민이 확고하게 견지해온 인민민주주의독재(人民民主专政) ’에 기반하여 ‘민주적 감

독(民主的监督)과 국가의 효율적 통치(国家治理高效)’ 를 보장하는데, 이는 권위주의 정권의 권

력을 유지하고 공고히 하는데 도움이 된다. 결국, 성립 불가능한 독재와 민주주의의 결합은 GCI

를 통해 정당성을 보장받으며 그 정당성을 근거로 우리가 지금까지 믿어왔던 자유, 민주, 인권의 

실체들은 인민, 독재, 감독, 통치의 개념과 뒤엉키며 그들이 주장하는 민주주의로 재탄생하고 있

는 것이다(Ju, 2024; Murphy,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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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민주적 감독을 가장 잘 실천한 난징 보이즈의 최근 사례는 짐바브웨이다. 중국은 

2022년부터 공산당 일당통치와 시진핑 독재의 정당성을 강화하기 위한 ‘애국주의교육법’ 시행을 

위한 법안 작업에 착수했는데, 1960년대 난징 보이즈인 짐바브웨 대통령 에머슨 음난가과는 

2023년 7월, ‘시민을 억압하고 정권에 대한 어떠한 형태의 의견도 탄압’하는 법안이라는 비난에

도 불구하고 중국의 그것을 본뜬 애국 법안(Patriotic Bill)에 서명했다.(Khanyo Farisè, 2023) 흥

미롭게도, 중국은 난징 보이즈의 권위주의 모방을 칭찬이라도 하듯이 이 법이 통과된 5개월 뒤 

8대 이상의 전투장갑차를 짐바브웨에 선물했다.(Jeremy Binnie, 2023)

둘째, ‘중국특색 민주주의’는 아프리카의 많은 국가들이 동조하는 ‘권위주의의 물결’로 확대되

기 시작했다. 난징 보이즈가 선도하는 독재, 감독, 통제를 수용하는 중국특색의 정치 아이디어는 

국내 정권 장악의 목적을 넘어서 각각의 개별적 사례에서 아프리카 대부분 지역으로 확산되고 

있다. 또한 이러한 경향은 또 다른 권위주의 물결을 일으키는 유력한 동기가 되고 있다. 왜냐하

면 이러한 사례는 아프리카 엘리트로 하여금 GCI에 참여함으로써 자신의 정권을 유지하고 외부

의 경제적, 안보적 지원을 이끌어 낼 수 있다는 강력한 기대감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스스로 그들이 속한 진영을 지지하는 순환이 시작되고 있는 것이다(Ju, 2024). 

중국은 이러한 기대감을 바탕으로 ‘중국공산당이 주도’하는 현재의 또는 잠재적 권위주의 정

권들을 이끌어가기 시작했다. 중국공산당 창당 100주년이 되는 2021년, 시진핑은 2017년부터 

시작된 중국공산당 주도의 협력을 계승하는 ‘중국 공산당과 세계 정당 지도자 정상회의(中国共

产党与世界政党领导人峰会)’ <표>에서 세계 150개국에 GCI를 주창하면서 민주주의에 반대하는 

진영 결집을 촉구했다. 모순적이게도 권위주의 일당독재의 중국이 “우리는 평화, 발전, 공정, 정

의, 민주주의, 모든 인류의 자유라는 공통 가치를 견지해야”한다는 민주주의 가치를 강조하며 ‘왜

곡된 민주주의 진영’의 탄생을 이끌었다. 아울러, “모든 국가는 자신의 발전 경로와 제도, 모델을 

선택할 권리가 있으며, 어떤 국가가 민주적인지 아닌지는 소수의 사람들이 아닌 해당국가의 국민

이 판단” 해야 한다는 서구 비판도 잊지 않았다.(新华网, 2021) 

<표 4> 

  
中공산당과

세계정당대화

  
2017.   12. 1.

  
2021.   7. 6.

  
2023.   3. 15.

  
-

  
120개국

  
150개국

  
150개국

  
-

  
세계는 우리책임

  
다양한 민주주의

  
GDI 주창

  
-

  
美민주주의
정상회담

  
-

  
2021.   12.9.-10.

  
2023.   3.29.-30.

  
2024.   3월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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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것은 이러한 과정 속에서 권위주의 물결이 요동친다는 점이다. 중국은 난징 보이즈가 

국내 독재 통치를 안정시키기 위해 아프리카에 만연한 부패에 의존하여 이익을 얻는 상황을 포

용하면서 그들의 지지를 얻으며, 동시에 이를 자국의 영향력 강화에 이용하기 위해 3대 GI라는 

매커니즘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GCI를 지지하는 그들만의 진영에서 ‘주권 불가침, 내정불간

섭, 다양성의 존중’이라는 중국의 전통적인 주장은 명제가 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인권과 관련된 국제적 비판에서 중국은 아프리카의 도움을 받기 시작했다. 2020

년 6월, 유엔인권이사회(United Nations Human Rights Council)는 ‘중국이 홍콩 국가보안법을 

통해 민주주의를 훼손’했다는 내용을 의제로 다뤘는데 아프리카 25개국은 내정 불간섭을 주장하

는 중국 입장을 옹호했고, 2022년 9월,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ffice of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가 중국이 신장위구르 지역에서 자행한 심각한 인권침해

행위를 비판한 보고서와 관련해서도 아프리카 28개국은 “불확실한 정보에 기초한 잘못된 정보”

라는 중국 항의에 동조하여 논의는 부결되었다.(International, 2022) 

그리고 가장 최근의 사례는 무력 사용과 연관된 측면인데, 독재정치와 인권탄압으로 국제사

회의 제재를 받고 있는 에리트레아는 중국을 포함한 권위주의적 연대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

다. 2022년 3월 2일, 에리트레아는 러시아의 우크라니아 침공을 규탄하는 유엔 결의안에 반대표

를 던진 침공당사국 러시아와 함께하는 4개국 중 하나였다.(UN News, 2022) 

과도한 단순화의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3대 GI는 난징 보이즈와 연계된 다음의 가정과 

명제들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민주주의 내ㆍ외부에서 균열을 초래하는 국제적 메커니즘을 발

전시켜 나가고 있다. 일부 연구에서 모호하고 공허한 비판을 받는 부분이 이 지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바탕으로 권위주의자들을 결집시키는 상징성을 갖는다. 둘째, 난징 보이즈라는 매

개체는 권위주의의 씨앗을 낳고 스스로 확산되고 있다. 자신에게 순종하는 난징 보이즈에게 경제 

지원을 하고 ‘주권 불가침, 내정불간섭’과 ‘다양성의 존중’ 이라는 방패로 민주주의의 개입을 차단

하며, 국내 불안정과 테러에 대응하기 위한 명분으로 군사적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난징 보이즈는 중국이 주도하는 거대한 권위주의 속성의 개발, 안보, 문명 창출의 네트워

크에 참여하게 되는 순환이 만들어진다.  셋째, 멀지 않은 미래에 세계는 과거 냉전시대의 그것

처럼 이념 대결을 마주할 것으로 보인다. 난징 보이즈는 이미 중국의 난징을 벗어나 베이징, 텐

진의 더 발달한 도시, 그리고 해군, 공군, 준군사 조직 등 다양한 군사 분야로 확대되고 있으며, 

그 대상은 아프리카에만 머물지 않고, 중동, 중앙아시아, 동남아시아, 남아메리카의 지역으로도 

확산되고 있다.(Johannesburg, 2023) 

이러한 중국의 일련의 시도들은 1971년 10월, 아프리카 국가의 도움을 받아 대만을 축출하

- 110개국 120개국 -
  

-

  
권위주의 방어

  
민주자금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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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UN에 입성했던 중국의 경험을 상기시켜 주는데,아프리카 난징 보이즈의 사례는 다른 나머지 

남반구 국가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날 가능성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민주주의에 의해 

비난받고 있는 세계의 스트롱맨들은 중국이 주창하는 3대 GI를 통해 어떻게 자신의 독재정권을 

유지시킬 것인지 고민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Ⅴ. 결론

시진핑 시기의 중국은 그들의 부흥, 중국의 꿈을 강하게 주장하기 시작했다. 중화민족의 위대

한 부흥을 위해 전 세계를 대상으로 경제와 안보, 그리고 문명을 포괄하는 중국식 세계 질서를 

주창했고, 그 선언은 이미 지구적 수준으로 실천으로 전환되고 있다. 이러한 선택이 옳았는지는 

역사가 판단해 줄 것이지만, 적어도 전 세계의 35%(중국과 아프리카 인구 27억여 명)는 의도적

이든 그렇지 않든 이러한 물결에 영향을 받고 있다. “많은 아프리카 장교들이 이미 서구의 군사

교육을 경험했지만 그들은 서구권 국가의 환경과 조건이 매우 다른 개발도상국 출신들이다. 때문

에 중국의 제공하는 새로운 관점은 그들에게 영감을 줄 것이다.”(Hu Yuwei, 2019)라는 주장은 

적어도 그들의 진영에서는 현실이 되고 있는 것이다. 

아프리카의 무질서보다 위협적인 것은 무질서한 공간에서 탄생하는 체계적으로 학습되며 조

직되고 있는 새로운 권위주의 조장의 씨앗이다. 난징 보이즈는 글로벌 중화사상을 수용하는 수준

을 넘어서서 자신의 권위주의 정권을 강력하게 유지하는 수단으로 이를 정치화, 제도화하고 있

다. 왜냐하면 국가적 수준에서 지금 자신의 왕국을 지탱할 수 있는 돈과 무기를 거침없이 공급받

을 수 있는 중국의 3대 글로벌 이니셔티브를 대체할 대안은 없으며, 국제적 수준에서도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권위주의 국가인 중국이 이를 강력하게 뒷받침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의 새로운 

국제질서를 추구하는 GI는 여전히 서구의 우월한 의식을 가진 누군가에게는 ‘허황된 꿈일 뿐’이

라고 폄하될 수 있겠지만, 세계에서 가장 가난하고 서구가 무시하는 지역에서는 서구의 민주주의

가 약화되는 만큼 상대적으로 환영 받고 있다. 

서구 민주주의 세계가 ‘민주주의 vs 권위주의’의 이분법적 논쟁에 봉착해 있는 동안 중국은 

또 다른 싸움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민주주의 지속적인 확산은 정체되어 있

기 보다는 더 이상 불필요하다. 그들이 새롭게 주장하는 민주주의, 그러나 정확하게 개념화하지 

못한 무언가를 만들어내고 있다.-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권위주의’는 서구가 그들을 비판하기 위

한 용어에 불과하다- 그 시작은 중국이 주장하는 3대 글로벌 이니셔티브가 되며, 이를 추동하는 

씨앗은 중국이 1960년대부터 공들여 왔던 아프리카의 난징 보이즈가 된다. 

중국은 중국 정치, 군사, 문화 사상과 규범을 남반구의 엘리트들에게 주입함으로써 세계적 수

준에서 대상국가의 엘리트들을 통해 자발적으로 우군이 확대되는 난징 보이즈 육성 전략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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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다. 연구에서 검증된 사례들은 중국이 적어도 아프리카에서 새로운 국제질서 창출을 추구

하는 가정을 강력하게 뒷받침한다. 난징 보이즈의 사례는 그들이 장악한 권위주의 정권의 통제 

하에 중국에 대한 시민들의 우호적 인식을 조작하고, 이를 통해 중국에 유리한 국제적 여론을 촉

진하는 세계적 경향이 인위적으로 구축되고 있음을 말해 준다. 게다가, 당의 군대로 대표되는 군

대의 정치적 활용 아이디어의 확산과 국내 안정을 목적으로 자행되는 시민사회 억압의 정당성 

확보는 아프리카 지역의 권위주의를 조장하는 핵심 매커니즘으로 자리잡고 있으며, 이를 동력으

로 중국은 세계적 수준의 거버넌스로서 3대 글로벌 이니셔티브를 ‘실패한 서구의 그것과는 다른 

인류를 위한 대안’으로 자신 있게 강조하고 있다. 

중국과 난징 보이즈는 이미 진정한 민주주의의 길은 잊어버렸다고 단언해야 하는 것이 옳다. 

핵심적인 문제는 민주주의를 져버린 그들이 그려 나가는 세계의 미래는 어떠한 위협으로 진화할 

것인가이다. 중국이 200년간 구상해 왔던 ‘위대한 중화민족의 부흥’이 실현되는, 그리고 세계 일

류군대를 육성하게 되는 2049년, 마침 세계 청년인구의 3명 중 1명이 아프리카인이 되는 시기

의세계는어떤모습으로그려질것인가? 또한 그 시기의 민주주의는 어떠한 민주주의가 될 것인가? 

본 연구는 권위주의 조장의 맥락에서 중국을 외부 행위자로 가정하여 그들에게 직접적인 영

향을 받은 난징 보이즈의 주요 무대인 아프리카에 초점을 맞추었다. 글로벌 개발, 안보, 문명으로 

구성된 중국의 구상은 직ㆍ간접적으로 아프리카 권위주의를 조장하는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밝혀낸 점은 성과로 볼 수 있지만, 그럼에도 다음의 한계점을 갖는다. 

첫째, 난징 보이즈에 국한된 범위를 확장해야 한다. 중국은 난징을 포함하여 베이징, 상하이, 

장쑤 등 더 많은 정부, 군사 교육기관에서 이들과 유사한 보이즈를 양성하고 있다. 교육 대상의 

신분 측면에서도 장교를 포함한 경찰, 공무원 등의 다양한 계층을 포함하고 있으며, 대상 지역도 

아프리카를 포함한 남아메리카, 중앙아시아, 동남아시아의 엘리트들도 포함되어야 한다. 결국, 논

의의 범위는 난징 보이즈가 아니라 차이나 보이즈가 될 가능성이 높다. 

둘째, 마르크스에 영향을 받은 마오쩌둥 사상이 주장하는 그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깊은 논의

가 요구된다. 이는 직접적으로는 GCI와 연관되는데 서구 민주주의를 훼손하기 위한 목적 이외의 

그들의 주장과 현대적 측면의 해석에 도움을 줄 것이다. 예컨대, 본 연구에서 사용했던 민주주의

의 탈을 쓴 권위주의일 뿐인지, 아니면 그들 스스로 만들어가는 새로운 정치제도가 될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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