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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StudyontheFormationofIdentityamongMuslim

ImmigrantsintheUnitedKingdom

Kim,HwaSun

Advisor:Prof.Hwang,Bung-Ha,Ph.D.

DepartmentofRegionalCulture

GraduateSchoolofChosunUniversity

ThemigrationofmuslimstoEnglandbecameactiveinthe19thcentury,andthey

formedaconcretecommunitythroughreligious,social,organizational,andeducational

developmentfrom themid 20th century and also formed theiridentity.Thisstudy

intendedtoexaminethecurrentstatusofIslam andmuslimsinEnglandbyfocusingon

how muslimsmigratedtoEnglandintheearlyperiodandthehistoryofthemigration,

how muslim communitywasformed,andhow muslim identitywasformedbasedonthe

assumptionthattheobjectiveunderstanding ofIslam andmuslimsinEnglandmust

precedetheeliminationofthenegativeview onIslam inEnglishsocietyofthe21st

century.ThescopeofthisstudywaslimitedtoIslam inEnglandupto2000asitwas

deemedimpossibletohaveanobjectiveview ofIslam inEnglandinthe21stcentury

byincludingtheunreasonable,unfairdiscriminationandmisunderstandingaboutIslam

andmuslimsinEnglandbasedontheIslam phobiawhichemergedinEnglishsociety

afterthe9·11Attacksin2001.

Thisstudyiscomposedof6chapters.Chapter1istheintroductionanditdescribed

the purpose ofstudy,advance research,contents ofstudy,and research meth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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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2examinedhow muslimsmigratedtoEnglandandthehistoryofthemigration

infivesteps.Step1coveredEnglishpeople’sfirstcontactoftheIslam inthe7th

century,thecontactandexchangeduringtheCrusadesbetweenthe11thcenturyand

the13thcentury,migrationofmuslimstoEuropeafterthefalloftheByzantineEmpire,

theallianceconcludedbetweenOsmanTurkEmpireandElizabethIin1588,andthe

entryofmuslimsintoEnglishsocietyfrom 1725.Step2focusedontheperiodstarting

from when almostallArab Islam countriesbegan to comeundertheinfluenceof

EuropeafterEuropeancolonialism conqueredArabIslam territoriesinthe18thcentury

uptotheFirstWorldWar.Step3isthehistoryofmuslim migrationfrom theFirst

WorldWartotheSecondWorldWar.Step4isthehistoryofmuslim migrationfrom

theSecondWorldWartothe4thMiddleEastWarin1973.Step5isthehistoryof

muslim migrationfrom the4thMiddleEastWarto2000.

Chapter3examinedhow migrantmuslimsinEnglandformedtheircommunity.The

conflict,opposition,and reconciliation repeated between English society and migrant

muslimswhiletheyformedthecommunity.Muslimswhosettledin Englandinthe

beginningofthe19thcenturyandthebeginningofthe20thcenturyhaddiversityin

termsofraceandstatus,andtheytookvariousapproachesdependingontheattitude

and actions ofEnglish society and English people.This chapterfocused on the

realizationofeconomicgoals,expansionofpersonalfreedom,educationalopportunity,

and developmentofvarioushuman network considering British muslims’motivefor

theirmigrationtoEngland.

Chapter4examinedhow theidentityofmigrantmuslimsinEnglandformedtheir

enculturationwithEnglishsocietybasedonhow muslimsparticipatedinEnglishsociety,

culture,politicalsystem,andeducationalinstitutionandtheresultoftheirparticipation

fortheyparticipatedinEnglishsocietyandpoliticsmorebroadlythantheirprevious

generationsandunderstoodEnglishculturethroughtheprocessofenculturationinstead

oftheassimilationortheintegrationofIslamiccultureandEnglishculture.Infact,they

haveexchanged with English society in variouswayswhileaccepting thepoliti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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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lues ofEngland such as democracy and the freedom ofexpression and also

maintaining thereligiousvaluesofIslam.Thischapterputanemphasisonmuslim

womenfortheyplayedanimportantroleintheformationofmuslim identity.

Chapter5analyzedtheidentityestablishingfactorsofmigrantmuslimsinEngland

intheaspectsofreligion,society,organization,politics,andeducation.Thereligious

aspectwasexaminedthroughitskeycontentssuchastheintensificationofreligious

activitiescenteringonmosquesandtheactivationofmuslim networkthroughmosques,

thesocialaspectwasexaminedthroughhow tobuildanetworkwithEnglishsociety

and the activation of social activities, the organizational aspect through the

establishmentofvarioussocialgroupsandorganizations,thepoliticalaspectthroughthe

establishmentofpoliticalorganization and activecommunication ornegotiation with

Englishsocietyorgovernment,andtheeducationalaspectthroughtheestablishmentof

muslim schools,Islam education,andactivationofmulti-culturaleducation.

Finally,Chapter6summarizedthekeyelementsthatconstitutemuslims’identitythat

hasevolvedinEnglishsocietyupuntilthe21stcenturywhiletheyhavebeenregarded

asthe‘alien’orthe‘InfidelWithin’inEnglishsociety.

IhopethisstudyhelpsEnglishsocietytoachievereligiousequalitybasedonthe

principleofreciprocityandhaveobjectiveunderstandingofIslam inordertoovercome

misunderstandings and bias aboutIslam and realize religious,social,and cultural

harmonyandreconcil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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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제1 연구목

일반 으로 국제이주에 한 연구는 크게 이주가 어떻게 발생하게 되었는가에 한 고찰

과 이주 상을 지속시키는 원인이 무엇인가에 한 고찰로 구분된다.이주 상을 발생론

으로 근하는 방식은 국가 간 임 차이,고용조건의 차이,노동시장 구조,이주비용,경제

활동의 자유 등 주로 경제 을 주요 분석 상으로 삼고 있다.1)반면에 이주의 지속

성에 한 인과론 근 방식은 개인의 욕구,가족의 경제운용,채용 로그램,정부 정책,

사회 네트워크,인권보장,정치활동의 자유 등 정치 ․사회 ․문화 을 분석의

상으로 삼고 있다.국제이주의 양상은 국가마다 다르며,시 에 따라 변화한다.이로 인해

국제이주의 새로운 양상을 기존의 방식으로 설명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따라

서 시 의 변화와 함께 다양한 양상을 띠고 있는 국제이주의 원인을 설명하기 해서는 임

이나 노동조건 등 경제 요인뿐만 아니라 사회 ․문화 ․종교 ․정치 배경과 동기

등 다양한 요소들이 고찰되어야 한다.2)이는 이주민들이 이주를 결정하는 과정뿐만 아니라

새로운 환경에서 겪게 되는 다양한 요소들과 새로운 사회에서 형성되는 문화 변과 문화화,

상호작용,그리고 네트워크 등을 요하게 다루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국을 포함한 서유럽 국가로 외국인의 국제이주가 본격 으로 이루어진 시기는 20세기

반부터 다.20세기 반에는 유럽국가 내부의 이주가 활성화되었다면,20세기 반 이후

에는 유럽 이외 민족들의 서유럽 이주가 확 되었다.이들은 인도 륙의 무슬림과 북아

리카의 무슬림,그리고 동아랍 국가의 무슬림들이 거의 부분이었다.무슬림들의 서유럽

이주는 유럽인들의 식민지 이주와는 다른 양상으로 진행되었다.서유럽은 산업 명의 심

지 으며,산업 경제의 활성화를 해 기술 문가들을 필요로 했다.하지만 서유럽으로 이

주한 무슬림들의 부분은 농업이나 축산업이나 상업에 종사했던 비 문가들,즉 단순 임

1)피터 스타커,김보 역,『국제이주』,서울:이소출 사,2004참조;엄한진,『다문화사회론』,서울:소화,

2011,p.39.

2) A.M.Messina& G.Lahav,TheMigrationReader:ExploringPoliticsandPolicies,London:Lynne

RiennerPublishers,Inc,pp.31-35;엄한진,op.cit.,pp.3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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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들이었다. 기에 서유럽으로 이주한 무슬림들은 구 정착이나 장기간 정착을 목

으로 온 사람들이 아니었으며,경제 문제만 해결되면 언제든 고향으로 돌아갈 비가 되

어 있는 노동자들이었다.더욱이 국 등 서유럽 국가들은 무슬림 이주민들에 한 종교

․문화 이해가 부족했으며,무슬림들을 수용할 사회 비도 부족했고,돈을 벌면 곧

떠날 손님노동자,즉 일시 이민자들로 간주했기 때문에 특별한 심을 기울이지 않았다.3)

하지만 무슬림 이주민들은 서유럽 국가들의 바람과는 달리 경제 욕구가 충족되자 장기

이주 는 구 정착을 원했으며,가족들의 합류도 요구하 고,사회 ·정치 ·경제 권리

도 요구하기 시작했다.1970년 이후 서유럽 국가들은 노동이민과 가족 합류를 불허했지

만,이 에 합류한 가족들의 수가 증가하면서 무슬림 수도 지속 으로 증가하 다.

국으로의 무슬림 이주가 노동이주 → 가족이주 → 난민이주 형태로 발 하면서, 국

내 무슬림 공동체의 규모는 차 확 되었다. 국 무슬림의 이주 상을 발생론 으로 분석

하면 1945년 까지 이주는 주로 경제 요인에 의해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으며,인과론

으로 분석하면 1973년 이후 정치 ·사회 ·종교 ·문화 요인에 의해 이주민 수가 증가했

음을 알 수 있다.하지만 국 사회는 증가하는 무슬림들을 수용할 마음의 비나 사회

노력,그리고 정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이 과정에서 무슬림 공동체와 국 정부

사이에 다양한 사회 ·정치 ·경제 ·종교 갈등이 발생하 다.

유럽의 이주역사는 네 가지 시기로 구분되지만,무슬림과 련된 이주역사는 좀 더 세분

화될 수 있다.4)이는 무슬림과 련된 이주역사가 국제 계나 정치 사건의 개와

하게 연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국 무슬림 이주역사는 외부 으로 제1차 세계 과 제2

차 세계 ,그리고 동 쟁 등 정치 ·경제 요인에 의해 향을 받았으며,내부 으로

는 국 사회와 무슬림 공동체의 사회 ·종교 ·민족 갈등에 의해 향을 받았다고 말할

수 있다.

역사 으로 국과 이슬람의 조우는 유럽 기독교권과 이슬람 세계의 1차 과정을 거

친 후 2차 으로 이루어졌으며,8세기부터 본격 으로 시작되었다고 알려져 있다.아랍이슬

3)Ibid.,29.

4)PeterStalker,MigrationtrendsandMigrationPolicyinEurope,InternationalMigrationVol.40,2002,

pp.151-176;엄한진,op.cit.,p.32에서 재인용.유럽의 이주역사는 1940년 후반에서 50년 반의 량

난민 시 ,1950년 반에서 1973년까지의 시기,1974년에서 1980년 반 노동이민 지의 시기,1980년

반에서 2000년 반으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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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 군 는 711년 지 롤터(JabalTariq:따리끄의 산)해 을 건 스페인으로 진격하 으

며 732년 랑스 남부 쁘와티에(Poitiers)까지 진출했지만,이 투에서 패배하 다.비록 이

슬람 군 가 이 투에서 패했지만,이슬람은 유럽 기독교 지역이었던 스페인을 8세기

(711-1492)동안 통치하 다.이 기간 동안 아랍이슬람권과 유럽 기독교권은 루살렘 성지

를 둘러싼 200여 년 간의 십자군 쟁(1096-1291)도 치 다.거의 비슷한 시기에 발생했던

아랍이슬람 군 의 스페인 령과 십자군 쟁 승리는 유럽 기독교인들에게 커다란 충격을

안겨주었다.

국은 유럽 기독교인들과는 달리 이슬람에 해 커다란 경각심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왜냐하면 국은 지리 으로 이슬람권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고,문화 ․종교 으로 이

슬람과 할 수 있는 기회가 그리 많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이 이슬람에 해 심을 가

지기 시작한 시기는 비교 최근의 일이다.이 까지 이슬람에 해 비교 온건하고 합리

인 태도를 취했던 국이 이슬람에 해 본격 으로 심을 가지게 된 계기는 이슬람포

비아(Islamphobia:이슬람공포증)라는 용어가 등장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다.이 용어는 1996

년 루니미드 트러스트(RunnymedeTrust)와 ‘국 무슬림과 이슬람포비아 원회’에 의해

제출된 보고서에 사용되었다.이 원회는 국 서섹스 학교 부총장 고든 콘웨이(Gordon

Conway)교수를 심으로 런던 무슬림 학 학장 자키 바다 (ZakiBadawi)박사,런던 주

교 리챠드 챠트리,『뉴 스테이트먼트』편집장 이안 하르그리 ,필립 루이스,자히다 만주

르,랍비 율리아 뉴베르거 등 기독교,유 교,이슬람교 학자 성직자들로 구성되어 있었

다.이 원회의 원장이었던 고든 콘웨이 교수는 무슬림이나 이슬람에 한 언론 기사들

을 살펴보면 왜곡되고 이며 한 쪽으로 경도된 논평들을 자주 하게 된다고 지 하

면서,미디어가 선도하면 일반 들은 아무런 의구심이나 단 없이 그냥 따르는 게 일반

행이라고 덧붙 다.더욱이 그는 국 사회에서 무슬림들은 교육과 일자리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고 말했으며,무슬림들에 한 고통과 억압과 폭력 행 가 국 사회에 리 만연

되어 있다고 지 했다. 원회 보고서는 이슬람포비아가 수 세기 동안 서구 사회와 문화에

존재했다는 ,20세기로 어들면서 더욱 노골 이고 극단 이며 험스럽게 진행되고 있

다는 ,그 부분은 서구 미디어의 자양분을 먹고 사회 곳곳에 리 퍼졌다는 을 지

하 다.5)

이를 바탕으로 분석해보면 20세기 이후 국인들이 이슬람 종교나 무슬림의 이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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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간주하고 있는 주요 요인은 이주나 이민을 통한 무슬림 인구의 증가가 국 사회를

이슬람화시킬 수도 있다는 종교 ·사회 두려움,이슬람의 무력 사용이나 극단화가 국

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해칠 수도 있다는 정치 두려움,그리고 이주 무슬림으로 인해 국

인들의 일자리나 경제 역이 침해받을 수도 있다는 경제 두려움 때문이었음을 알 수 있

다. 국을 비롯한 서구 사회는 무슬림 숫자의 증가와 이슬람 문화의 확산으로 기독교인이

나 백인이 아닌 사람들이 서구 사회를 지배할 수도 있다는 사실에 걱정과 두려움과 공포심

을 느끼고 있는데,6)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서구 사회에서 이슬람포비아가 범 하게 확

산되고 있는 것이다.

그 다면 루니미드 트러스트와 ‘국 무슬림과 이슬람포비아 원회’가 작성한 보고서의

내용은 타당성과 객 성을 가지고 있는가?과연 국으로의 무슬림 이주와 무슬림 정체성

확립이 국 사회에 한 정치 ,종교 ,사회 ,경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가?

보고서는 십자군 쟁 당시 이슬람에 한 경각심을 불어 넣기 해 기독교인들이 주창

했던 '한손에 칼 한손에 코란'의 다른 변형인가?이에 한 해답을 얻기 해서는 국

사회로 이주한 무슬림의 이주과정과 공동체 형성 과정, 국 문화 수용과 문화화 과정,그

리고 정체성 확립 유지 양태 등에 한 다양한 고찰이 이루어져야 한다.

국은 랑스나 독일과는 달리 이슬람을 포용하기 해 다원주의 입장에서 다양한 정책

들을 추진하 다.이는 국 정부가 무슬림 이주민들과 사회 ·문화 통합을 이루기 해

많은 노력을 기울 다는 의미이다.1948년 국의 국 법에 의하면, 연방제국의 이주민들

은 국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권리와 권한을 그 로 부여받았다.이 당시 국의 국 법은

식민지에 거주하고 있는 백인들에게 국으로 이주할 것을 권유하는데 목 이 있었으나,실

제로 이주를 원했던 사람들은 백인뿐만 아니라 무슬림을 포함한 유색인종들도 포함되었으

며,경제 으로 취업의 기회를 얻고자 하는 사람들이 부분이었고,정치 으로 자국의 정

5)A.G.Noorani,Islam & Jihad,N.Y.:ZedBooksLtd.,2002,p.40.;황병하,“이슬람의 시각으로 본 랑스

히잡 논쟁”,한국이슬람학회논총 제20-1집,pp.91-92.재인용.이 보고서는 서구 사회에 이슬람포비아가 확

산되고 있는 이유에 해 7가지 시각을 제시하 다.여기에는 ➀이슬람문화를 하나로 통일된 불변의 문화로

보는 시각 ➁이슬람문화를 다른 문화와 완 히 다르게 보는 시각 ➂이슬람을 타 종교와 화해할 수 없는

으로 바라보는 시각 ➃무슬림은 이슬람종교를 주로 정치 는 군사 이득을 얻기 해서만 사용한다는

주장 ➄서구 문화와 사회에 한 무슬림의 비난을 즉흥 이고 부당하다고 보는 시각 ➅이슬람에 한 두려

움이 이주와 이민에 따른 인종 감과 뒤섞여 있다고 보는 시각 ➆이슬람포비아가 자연스런 상이며

문제될 게 없다는 주장 등이 포함되었다.

6)Ibid.,p.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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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 상황에 회의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포함되었다. 국 무슬림 공동체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키스탄 출신 무슬림 이주민들은 1947년 인도- 키스탄 분리 쟁 후 국

으로 이주한 사람들이 부분이었다.7)

기 무슬림 이주민들은 생활의 안정을 이룩하면서 가족 주변인들을 청하기 시작했

다.출생지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국에서 무슬림 이주민들은 주변의 친족들을 청하여 무

슬림 친족공동체를 차 확 시켜 나갔다.이런 연쇄 이민을 통해 국 내 남아시아 무슬림

공동체는 속히 팽창하 다.8)무슬림 이주 공동체가 팽창하자 국은 이민 규제 정책을

실행하 다.이 정책은 이미 이주한 무슬림들에 한 억압이나 탄압 정책은 아니었다.하지

만 국 정부는 1960년 말부터 1970년 까지 몰아닥친 경제 기를 극복하기 해 자국

민 주 경제정책을 수립하 으며,이민규제법을 강화하고 남아시아 출신 무슬림들의 이주

를 규제하기 시작했다.이는 국의 이주정책이 국의 국제정책에 따라 변화되었음을 의미

한다.1973년 4차 동 쟁 이후에는 아랍인의 이주가 증가하 다.1990년 에는 다양한 국

제분쟁이 발생했는데, 국은 보스니아와 코소보,아 가니스탄,소말리아,이라크 등지에서

무슬림 난민들이 신청한 국 정착을 허용하 다. 재 국은 2005년 랑스에서의 북아

리카 무슬림 이민자 폭동,스페인 마드리드 지하철 폭탄테러, 국 런던 지하철 폭탄테러

등 국제 테러 사건으로 유럽사회에 만연된 이슬람에 한 부정 견해와 이슬람포비아의

향으로 무슬림들의 이민을 규제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환하고 있다.

본 논문은 국 정부가 무슬림 이주민들에게 시기별,단계별로 어떤 정책을 취했으며,그

특징을 무엇인가를 고찰하는 것을 1차 목 으로 삼고 있다.그리고 2차 으로는 국 무

슬림의 이주역사를 시기별로 구분하여 국 정부의 무슬림 이주 정책을 객 으로 살펴보

고,이를 통해 국 사회와 무슬림 사회의 정치 ·사회 계 형성과정과 무슬림 공동체가

형성된 배경과 이로 인한 국 사회와의 갈등을 고찰하고,이주 무슬림들이 국 문화를 수

용하고 문화화를 이루면서 국 사회 내에서 국 문화를 훼손하지 않고 무슬림 정체성을

확립하는 방식을 살펴보고자 한다.그 이유는 국의 무슬림 사회가 랑스나 독일과는 달

리 인종별·국가별·권역별 다양성을 내포하고 있었으며,다양성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호

7)김하림 외 3인,『다문화사회의 이해 Ⅱ』,조선 학교출 부,p.101.;조희선,“ 국, 랑스,독일 무슬림의

이주와 정착 갈등에 한 연구”,한국 동학회논총 31-1호,2010,pp.103-149.

8)정희라,“ 국의 문화 쟁:무슬림 이민자와의 갈등과 원인”, 국연구,제19호,2008,pp.159-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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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돌의 가능성을 국 정부가 수용하여 국 사회 조직 내부로 포용하는 모습을 보여 주었

고,다양한 이슬람국가의 다원주의 문화를 수용하 으며, 국 문화를 문화 변이 아니라

문화화 방식으로 수용하여 충돌의 가능성을 상호 력과 조로 환시켰기 때문이다.이는

한국 다문화 사회 내에 존재하는 무슬림 공동체들과의 향후 계 설정을 한 정책 수립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수 있다.한국 다문화 사회는 재 150만 명 이상의 이주민을 포

함하고 있으며,향후 다양한 국 의 무슬림 공동체와 상호 계를 설정해야 하는 실에 직

면해 있다. 국의 이주 무슬림 정책 연구는 향후 한국 다문화 사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무

슬림 련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요한 안을 제시해 수 있을 것이다.

제2 선행연구와 연구내용

1.선행연구

국 이주 무슬림들에 한 연구는 이주 상을 발생론 으로 분석하는 연구와 인과론

으로 분석하는 연구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자는 주로 경제 에 을 맞춘 연구

으며,후자는 정치 ·사회 ·문화 ·종교 에 을 맞춘 연구이다.

정희라는 “ 국의 문화 쟁:무슬림 이민자와의 갈등과 원인”( 국 연구』,제19호,

2008)에서 국 무슬림 이민자들의 종교 정체성 강화에 한 국 사회의 반발이 낳은

문화 쟁의 양상을 연구하 으며,“ 국의 자유방임식 다문화주의: 국 통과 이민자

통합”( 이화사학연구』,제35집,2007)에서는 이민자 통합정책의 문제 과 다문화주의 정책

에 해 비 으로 분석하 다.이태숙은 “ 국의 소수자권리법의 개와 무슬림”( 서양사

론』,제 98호,2008)에서 국의 무슬림을 사회 ·경제 ·문화 소수자로 간주하고,소수

자권리법과 무슬림과의 연 성 1976년 인종 계법,1998년 인권법을 으로 연구하

다.오 달은 “다문화주의와 인권의 상호보완성과 갈등성: 국 이슬람공동체에 한 일

고찰”( 유럽연구』,제32-1호,2014)에서 국 다문화 사회에서 소수자가 겪고 있는 인권 문

제에 한 갈등과 국 무슬림 공동체의 인권문제에 한 응을 연구하 다.안신은 “ 국

의 이주 무슬림 공동체와 다문화주의에 한 연구”( 한국이슬람학회논총』,제19-2집,2009)



- 7 -

에서 국의 다문화주의 정책의 형성 배경,다문화주의 담론의 개과정,무슬림들의 인권

문제와 안을 분석하 다.김선미는 “ 국의 다문화교육 정책 개의 특성”( 교육문화연

구』,제17-1호,2011)에서 국의 다문화교육 정책을 연구하 으며,김 락도 “ 국의 다문

화주의 교육과 역사교육”( 역사교육논집』,제49호,2012)에서 국 다문화교육의 역사 과

정,다문화교육 정책과 국 다문화 교육의 특성과 문제 등을 고찰하 다.염운옥은 “

국의 무슬림 ‘베일(veil)'논쟁”( 이민인종연구회』,제101호,2010)과 “다문화주의와 여성주

의의 갈등?: 국의 ‘강제결혼’논쟁”( 서양사론』,제112호,2012)에서 국의 무슬림 여성

문제,특히 히잡 착용과 강제결혼에 한 논쟁,그리고 여성들의 사회 활동과 소수민족 여

성의 인권에 해 분석하 다.

이상의 국내 연구는 국 무슬림의 이주 상을 주로 인과론 으로 분석하 으며,이주로

인해 발생한 사회 ·문화 ·교육 ·정치 문제를 으로 다루었다.

국 무슬림에 한 연구를 주도한 국외 연구자는 필립 루이스(Philip Lewis)와 쇼

(Shaw)그리고 할리데이(Halliday)등인데,이들은 국 무슬림 공동체 문제를 무슬림 정체

성 확립보다는 인종 ·종교 정체성에 을 맞춰 고찰하 다.반면에 모두드(Modood)와

타히르 압바스(TahirAbbas)는 인종 정체성 보다는 이슬람 정체성에 을 맞추긴 했지

만 국 내 주류와 비주류 간 종교 갈등을 역사 사건 심으로 연구하 다.

재 국 이주 무슬림들은 2001년 9·11테러 이후 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의심받고

있으며, 국인으로부터 이방인 취 을 받고 있고, 국 사회와 형성했던 우호 계와 사

회 참여를 통해 시도했던 문화화 노력,그리고 국 문화의 수용과 포용을 통한 정 업

들은 수포로 돌아갈 기에 처해 있다.이런 기 상황에서 국 무슬림들은 국가 정체성

이 아닌 종교 정체성을 더욱 강조하고 있다.이는 무슬림 공동체를 통한 소속감과 연 감

강화와 이슬람 교육 강화 상에서 목격되고 있으며,무슬림들의 국 문화로의 문화화를

방해하고 있는 주요 요인이다.따라서 국 무슬림의 본질을 이해하는데 2000년 이후의

국 이주 무슬림 황을 공시 으로 분석하는 방법은 객 결과를 도출하지 못할 수도

있다.

본 논문은 국내외 연구를 바탕으로 지 까지 시도되지 않았던 통시 방법에 의한 국

무슬림의 이주과정,공동체 형성과정,문화 수용과 문화화 과정,그리고 정체성 형성 유

지 양상을 고찰하고자 한다.이는 국 무슬림을 좀 더 객 으로 이해하고, 국 무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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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의 본질을 용 으로 이해하며,다른 유럽 국가의 무슬림 사회와 차이 을 발견하는데

유용하게 사용될 것이다.

2.연구내용

본 논문은 국 사회가 이주 무슬림 문제를 해결하기 해 어떤 다양한 정책들을 수립하

는가와 이 과정에서 이주 무슬림 공동체는 어떤 입장을 취했는가,그리고 이주 무슬림들

은 국 사회에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해 어떤 방법을 선택하 는가에 한 연

구에 을 맞추고 있다.이를 해 본 논문은 21세기 국 사회가 이슬람에 해 가지고

있는 부정 인식에 주목하지 않고,역사 으로 국 사회가 이슬람을 어떻게 받아들 고,

어떤 과정을 통해 화합과 융합을 이룩하 으며,이주 무슬림들이 어떻게 국 문화를 수용

하고 문화화를 이루었고,무슬림의 정체성을 어떻게 확립하고 유지하 는가에 을 두고

자 한다.이런 이유로 본 논문은 그 연구 범 를 2000년 이 의 국 이슬람으로 설정했는

데,이는 2001년 9․11테러 사건 이후 국 사회에 확산된 이슬람포비아를 바탕으로 국

의 이슬람이나 무슬림에게 가해지고 있는 부당하고 일방 인 차별과 오해로는 국의 이슬

람을 객 으로 이해할 수 없다고 단했기 때문이다.

제2장 국 무슬림의 이주과정에 한 연구는 무슬림의 이주과정을 5단계로 구분하여 고

찰하고자 한다.1단계는 7세기 국인들의 첫 이슬람 ,11세기에서 13세기 십자군 쟁

기간 동안의 교류,1453년 오스만 터키 제국의 비잔틴 제국 함락 이후 무슬림의 유

럽 이주,1588년 오스만 제국의 엘리자베스 1세와 동맹 체결 교류,1627년 터키인들의

국 집단 거주,1725년 이후 무슬림의 국 사회 진출 등이 포함될 것이다.2단계는 18세

기 유럽의 식민주의가 아랍이슬람 토를 령한 후 거의 모든 아랍이슬람 국가가 유럽의

향권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면서부터 제1차 세계 직 까지를 일컫는다.3단계는 제1차

세계 부터 제2차 세계 까지의 무슬림 이주 역사이다.이 시기에 국으로 무슬림 이

주가 가속화된 이유는 임 과 노동력 요구 등 경제 이유 때문이었다. 국으로의 무슬림

이주 상은 1918년 이후 세계 경제 불황으로 속하게 축소되었다.제2차 세계 발발

후 노동력 수는 다시 증가하기 시작했고,이는 무슬림들의 규모 이주를 유발하 다.4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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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는 제2차 세계 이후부터 1973년 4차 동 쟁 발발 이 까지의 무슬림 이주과정이다.

이 시기에 무슬림들은 경제 이유 때문에 국으로 이주하 으며,다양한 무슬림 국가로부

터 이주가 이루어졌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5단계는 1973년 4차 동 쟁 이후부터

2001년 이 까지의 이주과정이다.이 시기에 무슬림들은 경제 이유보다 정치 ·종교 ·민

족 이유 때문에 국으로 이주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

제3장은 국 이주 무슬림 공동체의 형성과정을 고찰하고자 한다.이들이 공동체를 형성

하면서, 국 사회와 이주 무슬림들 사이에는 갈등과 립과 화해 상이 반복되었다.19세

기와 20세기 국에 정착한 무슬림들은 인종과 계 측면에서 다양성을 지니고 있었으

며, 국 사회 국인의 태도와 행동에 따라 다양한 근 방법을 활용하 고,갈등과 충

돌과 수용 등 다양한 경험을 겪었으며, 국인들의 차별 속에서 문화와 종교 측면에서

항, 변,수용의 과정을 경험하 다. 국 무슬림들의 이주 동기에 해서는 경제 목표

실 ,개인의 자유 확 ,교육기회의 확보,그리고 다양한 인간 네트워크 구축 등을 심으

로 고찰하고자 한다. 국 이주 무슬림 집단은 인도와 키스탄의 무슬림들뿐만 아니라

동아랍 국가의 무슬림들을 포함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1945년 이후 국 사회가 이주 무슬림들을 수용하면서 이들이 국 사회에서 겪었던 다

양한 상들을 분석하기 해,사회 ·문화 환경과 정치 압박,종교 ·인종 차별과 억

압,경제 변화 등을 고찰하고자 한다.1945년을 기 으로 이 의 이주 패턴과 이후의 이

주 패턴 사이에는 커다란 차이가 없었다는 에 해서도 고찰하고자 한다.무슬림 이주민

들은 국 사회에 참여하기 해 공동체를 구성하고 정체성을 확립하기 시작했는데,이런

무슬림 이주 상은 제국주의가 낳은 사회 ·경제 ·문화 결과로 인식되기도 하 다.

1970년 부터 1980년 까지 동아랍 국가에서 발생한 정치 갈등과 무슬림들의 국

이주 사이의 련성에 해서도 고찰하고자 한다.따라서 국으로의 이주 원인은 경제

요인뿐만 아니라 정치 ·인종 ·종교 요인으로 고찰이 이루어져야 한다.

국 이주 무슬림 공동체의 지역 분포는 기 이주민의 거주 형태와 경제 환경,그리

고 인종 환경 등을 통해 분석하고자 한다.한편 국 이주 무슬림 공동체 형성 과정에서

교육은 매우 요한 사안이었기 때문에 으로 고찰하고자 한다.연구를 통해 1990년

까지 이주 무슬림의 어 수 을 결정했던 요인을 분석하고자 하며,이주 무슬림들의 학

소지여부에 련된 요인들도 분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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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국 이주 무슬림의 문화 수용과 문화화 과정은 무슬림들이 국 사회와 문화,정

치 제도,교육 기 등에 참여한 방식과 결과를 통해 고찰하고자 한다.왜냐하면 이들은 이

세 보다 훨씬 더 폭넓게 국 사회와 정치에 참여하 고,이슬람 문화와 국 문화의

동화 과정이 아니라 문화화의 과정을 통해 국 문화를 수용하고 이해했기 때문이다.실제

로 이들은 이슬람의 종교 가치를 유지하는 동시에 민주주의와 표 의 자유와 같은 국의

정치 가치들도 받아들이면서 국 사회와 다양한 형태로 상호 교류하 다.이주 무슬림의

국 문화 수용과 문화화 과정에서 무슬림 여성들은 요한 역할을 담당하 기 때문에 이

에 해서도 고찰하고자 한다.이들의 사회 참여와 고용 패턴의 변화는 한편으로 무슬림들

의 국 문화 수용,다른 한편으로 무슬림의 정체성 확립에 요한 향을 끼쳤다. 국 이

주 무슬림의 문화 수용과 문화화 과정에서 부정 인 요인으로 작용했던 요소는 이슬람법과

교육제도,그리고 교육 내용이었다.따라서 이에 해서도 집 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제5장 국 이주 무슬림의 정체성 확립 유지 양상은 종교 ,사회 ,구조 ,정치 ,

그리고 교육 측면으로 분석하고자 한다.종교 측면의 핵심 내용은 모스크의 종교 활동

강화와 모스크를 통한 무슬림 네트워크의 활성화,사회 측면은 국 사회와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방법과 사회 활동의 활성화,구조 측면은 다양한 사회단체와 조직의 설립,정치

측면은 정치 조직의 결성과 국 사회나 정부와의 극 화나 상,그리고 교육

측면은 무슬림 학교 설립,이슬람 교육,다문화 교육 활성화 등을 통해 고찰하고자 한다.

1980년 말부터 무슬림 학교에 한 수요가 증가했다.1990년 무슬림들이 당면한 과제는

이슬람 가치를 확립시킬 수 있는 종교 교육의 실 이었다. 국 이주 무슬림들은 종교 교육

에 해 많은 심을 가지고 있었으며,자녀들에게 종교의 의미와 요성,그리고 종교에

한 존 을 심어주었다.

제3 연구방법

본 논문은 연구 범 를 2001년 9․11테러 사건 이 으로 한정하고자 한다.서구 사회가

이슬람을 테러리즘의 이념으로 간주하고,무슬림 공동체를 테러 집단으로 간주하게 된 결정

사건은 2001년 9․11테러 사건이었다.이로 인해 2001년 이후의 이슬람 련 국제 계

와 무슬림 공동체에 한 연구의 키워드는 테러와 갈등과 차별이 부분을 차지하 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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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국 무슬림 공동체의 이주 역사와 국 사회와의 문화 변을 객 으로 연구하기

해서는 그 시기를 2001년 이 으로 설정해야 한다는 을 암시한다.본 논문이 연구 범 를

2001년 이 의 국 이슬람으로 정한 이유는 테러 사건 이후 이슬람이나 무슬림에게 가해

지고 있는 부당하고 일방 인 차별과 오해로부터 벗어나 이슬람에 한 객 이고 도

인 이해가 선행되어야 21세기 국 사회의 이슬람에 한 이해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본 논문은 국 이주 무슬림의 정체성 확립 유지 방식을 분석하기 해 4단계로 연구

를 진행하고자 한다.1단계는 국 무슬림들의 이주과정과 역사에 해 고찰이며,2단계는

국으로 이주한 무슬림들이 공동체를 형성하는 과정에 한 연구이고,3단계는 국으로

이주한 무슬림들이 다양한 정치 ․사회 활동을 통해 국 문화를 수용하고 문화화를 이

루는 과정을 고찰하며,4단계는 국 이주 무슬림들이 정체성을 확립하는 방식에 해 고찰

하고자 한다.

국 이주 무슬림들의 공동체 형성과정과 정체성 유지에 한 연구는 선행 연구,문헌 연

구,정기간행물 분석,그리고 인터넷 자료 분석 등을 통해 진행할 정이다. 한 본 연구는

국 이주 무슬림 공동체와 정체성의 형성과정을 연구하기 해 종교 ,사회 ,구조 ,정

치 ,교육 측면으로 5가지의 키워드를 설정하고자 하며,이를 통해 정체성 확립과 유지

에 향을 끼친 요인들을 분석하고자 한다.이는 국 사회에서 이주 무슬림들이 행한 문화

,사회 ,경제 역할과 기능을 토 로 공동체와 정체성 형성과정을 통시 으로 분석하

면서,시기별,출신국가별,인종별,정착 지역별 특성과 환경을 공시 으로 상호 비교하여

분석 결과를 효율 으로 도출하기 함이다.

무슬림의 국 이주에 한 연구는 주로 문헌연구를 심으로 진행할 정이다.무슬림의

국 이주과정과 역사는 련 문헌을 통시 으로 분석하고자 하며,그 내용을 시기별로 상

호 비교분석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한다.이주과정과 역사는 기 이주과정,19세기부터

제1차 세계 의 이주역사,제1차 세계 부터 제2차 세계 까지,제2차 세계 에서

1973년 4차 동 쟁까지,그리고 1973년 제4차 동 쟁부터 2001년까지의 5단계로 구분하

여 고찰하고자 한다.

국 이주 무슬림의 공동체 형성과정에 한 연구는 문헌과 인터넷 자료를 심으로 정

성 분석 방법에 의해 진행하고자 한다.여기에는 기 이주 무슬림이 국 사회로 진출하

여 겪었던 우정과 갈등 그리고 무슬림들의 국 문화 수용 노력 등에 한 문헌 연구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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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이주

무슬림의 차별과

갈등과 주변화

→

무슬림 공동체 형성

무슬림의 국 문화

수용과 문화화

→

종교 측면

인종 측면

사회 측면

정치 측면

구조 측면

교육 측면

→

무슬림 정체성 확립

무슬림 사회 활동 확

이슬람 교육 활성화

례 연구가 포함되어 있다.

국 이주 무슬림의 문화 수용과 문화화에 한 연구는 정치사회 참여,여성의 역할,교

육이라는 3가지 키워드를 심으로 진행할 정이다.사회 참여는 문헌을 통한 사례 심으

로 고찰하고자 하며,여성의 역할은 사회 활동을 통한 국 문화 수용과 문화화 과정을

심으로 고찰하고,교육 방식과 내용에 한 연구는 다문화 교육과 이슬람 교육을 심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본 논문은 국 이주 무슬림의 공동체 형성 과정에 한 연구를 바탕으로 정체성 유지

양상을 5가지 키워드로 분석하고자 한다.여기에는 종교 ,사회 ,구조 ,정치 ,교육

측면이 포함될 정이다.

<그림 1-1> 국 이주 무슬림의 정체성 유지 양상 분석 흐름도

본 논문은 자료의 활용 측면에서 문헌과 사례,그리고 인터넷 자료를 심으로 연구를 진

행할 정이며,자료 해석 측면에서 기존의 보편 인 국 이주 문화 연구 방법을 활용하고

자 한다.이는 본 연구가 정량 틀이나 지표에 의해서가 아니라,주로 정성 해석방식과

통 해석방식을 용하여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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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무슬림의 국 이주과정

제1 무슬림의 기 이주과정

재 국으로 이주한 무슬림(이하 국 무슬림 는 국 이주 무슬림)들이 지니고 있는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다양성이다.이는 이들의 다양한 민족 배경과 련이 있다. 국

무슬림들은 19세기 부터 세계 여러 지역에서 국으로 이주하 다. 국 무슬림의 다

양성을 인지하기 해서는 다수의 무슬림들이 국을 주 지역으로 결정하기 까지 진행

된 이주의 역사를 살펴보아야 한다.무슬림들이 본격 으로 이주하기 시작한 1945년 이

이들의 국 이주와 정착에 한 정보를 확보하기 해서는 이들이 언제,어디서,왜 국

에 도착했는지,이주를 결정하게 된 배경이 무엇인지에 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국인들은 이슬람이 처음 등장하기 시작한 7세기부터 이슬람에 해 알고 있었다.왜냐

하면 이슬람은 등장하자마자 지 해 주변 지역을 통해 유럽으로 속하게 되었기 때문

이다.732년 아랍인들은 랑스 남부 쁘와티에 지역으로 이슬람을 할 만큼 막강한 세력

을 가지고 있었다.무슬림들이 스페인과 시칠리아를 장악하자,유럽 기독교인들은 무슬림들

을 큰 으로 간주하기 시작했다.11세기 말부터 13세기 말까지 200년 동안 진행된 십자

군 쟁은 유럽 기독교인들이 이슬람을 본격 으로 인지하고 군사 ·종교 응의 요성

을 인식하기 시작한 계기 다. 국의 리처드 1세(RidhardI)가 이끌었던 십자군은 이슬람

세력과의 쟁에서 국의 군사 상을 분명하게 인식시켜 주었다.

십자군 쟁 기간 동안 무슬림이 국을 방문했다는 증거는 산발 이다.시칠리아 왕으로

부터 후원을 받던 북아 리카 출신의 아랍학자 알-이드리시(al-Idrisi:1100-1166)가 국

서부를 여행했으며,북아 리카 해 들이 때때로 국 해역에서 활동했다는 주장도 있다.9)

최 의 페르시아 사 은 1238년 알라 알-딘(Alaal-Din)왕국에 한 몽골의 을 제지

할 수 있도록 도움을 간청하기 해 국에 도착했는데,헨리 3세(HenryⅢ)는 이를 거

했다.10)1626년 2월 동인도 회사의 선박을 탔던 페르시아 사 나끄드 알리 벡(NaqdAli

9)W.M.Watt,TheInfluenceofIslamonMedievalEurope,IslamicSurveysno.9,Edinburgh,1972,p.21.

10)D.Wright,ThePersiansamongsttheEnglish,London,1985,p.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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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g)이 국에 도착하기 까지 페르시아와 국 간 교류 기록은 없었다.

1453년 오스만(Ottoman)제국이 비잔틴(Byzantine)제국을 함락시킨 후 무슬림의 유럽

이주가 재개되었다.이후 오스만 제국은 발칸(Balkan)반도를 휩쓸었고,1529년 오스트리아

의 빈(Vienna)을 포 했다.이와 같은 승리 덕분에 오스만 제국은 유럽이 인정하는 강 국

이 되었으며,이들의 세력은 엘리자베스 1세(ElizabethⅠ)가 1588년 무라드 3세(MuradⅢ:

1546-1595)와 동맹을 맺으면서 정에 달했다.이 동맹의 목 은 가톨릭 신자 던 스페인

왕을 함락시키는 것이었다.11)이 기간 오스만 제국과 국은 유럽의 라이벌이었던 러시아의

팽창주의를 막기 해 무역 트 방식과 군사동맹 방식으로 력을 추진했다.이후 여행

과 무역이 활성화되면서 더 많은 상호 력 방식이 등장하 다.튜더 왕가(Tudors)와 스튜

어트 왕가(Stuarts)치하 시기 국에 무슬림이 존재했다는 증거도 있다.1627년 약 40명에

달하는 터키인들이 국에서 살고 있었으며,이들의 직업은 재단사,제화공,수리공,단추

제작자 등이었고,공증인도 한 명 있었다는 기록이 있다.1641년 문서에 의하면,‘바보 같은

무함마드(Muhammad)신앙’을 가진 종 가 런던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실제로 수백 명의

무슬림들이 국을 방문했다는 증거가 있다.이들은 주로 국 남부에 거주하면서 국인들

과 교류했다.1725년 국 사회는 무슬림들에게 상당히 익숙해 있었다.12)

오스만 제국의 무슬림들은 16세기 말부터 국으로 여행하기 시작했다.니쿨라(Niqula)와

동행했던 상인 아흐마드 이펜디(AhmetEfendi)는 국에 도착한 최 의 터키인이었다.

1662년 사무엘 피 스(SamuelPepys)는 샌드 치(Sandwich)백작이 딸을 해 데려온 ‘꼬마

터키인’에 해 언 했다.1679년에는 터키탕(Turkishbath)이 문을 열었으며,이는 당시 런

던에 터키인들이 살고 있었음을 보여 다.17세기와 18세기 오스만 사들이 임명되었고,

제임스 1세(JamesⅠ)왕궁과 오스만 제국 간 외교 교류도 진행되었다.13)

제2 18세기∼20세기 무슬림의 이주역사

18세기 후반 이후 아 리카와 아시아의 거의 모든 이슬람 국가들은 유럽의 향권에 들

11)P.Lewis,IslamicBritain:Religion,PoliticsandIdentityamongBritishMuslims,London,1994,p.11.

12)N.Matar,IslaminBritain:1558-1685,Cambridge,1998,pp.45-49.

13)S.R.Sonyel,TheSilentMinority:TurkishMuslim ChildreninBritishSchools,Cambridge,1988,pp.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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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가게 되었다.1798년 나폴 옹이 이집트를 침략하면서 랑스의 이슬람 세계에 한 간섭

이 시작되었으며,1818년 국은 인도를 확보했다. 국은 페르시아 만으로 지배권을 확

했고,1869년 수에즈 운하가 개통된 후 다른 유럽 강국들과 경쟁하며 동과 아 리카에서

규모 이슬람 토를 확보했다.1882년 국은 이집트를 령했고,1898년 국과 이집트

는 수단을 공동 통치하기 시작했다. 한 국은 아 리카 동부에서 다른 유럽 강국들과 잔

지바르(Zanzibar)와 소말리랜드(Somaliland)를 공유했고,아라비아 반도의 아덴(Aden)14)항

을 확보했다. 랑스는 아 리카 북부와 서부의 이슬람 토 부분을 령했으며, 국은

나이지리아 식민지 내 소코토(Sokoto)무슬림 왕국을 흡수했다.동남아시아에서는 네덜란드

가 인도네시아를 장악했고, 국은 말 이(Malay)왕국에 한 지배권을 확보했다.이슬람

제국을 형성했던 오스만 제국은 19세기 내내 유럽 강 국에 기반을 내주었고,제1차 세계

에서 패배한 후에는 발칸 반도의 이슬람 토도 양도했다.당시 국과 랑스는 오스

만 제국이 통치했던 아랍 토를 상호 분할하여 통치하 다.

서구 제국주의의 부상으로 무슬림들은 경제 정치 으로 서구에 종속되면서 자신들의

물질 자원에 한 통제권을 잃었다.식민 계가 형성되면서 국과 이슬람 세계의 빈부 격

차는 더욱 벌어졌다.이 시기에 국은 값싼 노동력을 필요로 하 으며,식민지의 무슬림들

은 고향에서 거주하느냐 최 생활비의 국으로 이주하느냐를 고민하기 시작했다. 기 인

도 무슬림의 국 이주는 홍수,기근,부채 같은 자연 ·경제 기가 주기 으로 발생한

것에서 시작되었다.이들은 경제 빈곤과 질병으로부터 벗어나고자 이주노동자 형태로

국에 정착하기 시작했다.

18세기 말 터키와 국은 여러 외부 요인들로 인해 상업 ·정치 ·군사 측면에서

한 계를 구축할 수밖에 없었고,그 결과 오스만 제국 백성들과 국 사이에는 다양한 상

호 작용과 왕래가 이루어졌다.19세기 오스만 제국의 선원들과 상인들은 국 항구를 자주

방문하 고,그 일부는 구 인 거주지를 마련하기도 했다.1881년 인구조사에 따르면,

머지사이드(Merseyside)에 8명의 이집트인과 44명의 터키인이 거주하고 있었다고 한다.15)

14) HumayunAnsari,TheInfidelWithin,Hurst&Company,London,2007,pp.37-38에서 재인용. 멘인들의

국 이주를 가능하게 했던 요한 연결고리는 아덴 항이었다.1839년 국에 의해 합병된 아덴은 곧 아 리

카 동부,인도,동아시아 오스트랄아시아(Australasia)로 향하는 증기선들이 재 유를 하는 요한 항구로

부상했다.인도양에서 운송 흐름이 증가함에 따라 아덴은 더욱 번창했다.

15)Ibid.,pp.28-29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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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세기 후반 세속 성향의 지성인들은 정치 이유로 터키를 떠나야만 했다.약해진 오

스만 제국이 유럽의 공격을 받아 후퇴함에 따라 술탄들은 유럽인들을 강하게 만든 요인인

세속 인 사고 체계를 오스만 제국에 용하기 한 개방 정책을 추진하 다.하지만 법,

교육,군사 등 주요 국가 제도에서 유럽식 화 개 을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제국의

주의 성격은 근본 으로 바 지 않았다.술탄의 강압 이고 억압 인 정치 환경 속에서

많은 지성인들은 화합을 이루지 못했으며,개인의 정치 자유를 구축할 수 있는 나라로 망

명하기 시작했다.왜냐하면 이것만이 정치 박해에 한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 기본 인

인권을 확보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이 당시 표 ,집회,언론의 자유를 수용하며 자

유민주주의 국가로 빠르게 발 하고 있었던 국은 많은 망명자들에게 매력 인 목 지로

간주되었다.19세기 오스만 제국과 국의 계가 가까워지고, 국이 제공하는 자유에

한 지식이 확산됨에 따라 일부 터키 야당 인물들은 국으로 이주하기 시작했다.16)

1878년 국이 키 로스(Cyprus)를 령한 후로 키 로스를 떠나는 무슬림 이주자 행렬

이 끊이지 않았다.그 에는 학생으로 와서 국에서 결혼을 하고 정착한 이들도 있었고,

모험을 찾아 국을 찾은 이들도 있었으며,키 로스의 가혹한 경제 실로부터 벗어나기

해 국으로 온 이들도 있었다.17)하지만 다수는 새로운 곳을 찾아 기존의 사회 환경에

서 벗어나 자신만의 운명을 개척하기 해 키 로스를 떠났다.

18세기 말에는 인도의 단기 체류 무슬림들이 국을 찾기 시작했다.동인도회사에서 일하

는 인도인들에게 국은 부와 교양이 넘치는 나라 다.1777년 벵갈(Bengal)출신의 몬

쉬 무함마드 사이드(MonsheeMahometSaeed)는 런던에서 학생을 구하는 고를 냈다.유

명세를 탄 다른 인물은 1784년 동인도회사 베이커(Baker)선장과 함께 국으로 온 세이

크 딘 무함마드(SakeDeanMahomet) 다.그는 국에 구 으로 정착한 최 의 무슬림

들 한 명이었다.그는 국에서 무슬림이 어로 발간한 최 의 책인 『딘 무함마드의

여행』(TheTravelsofDeanMahomet)을 술했고, 라이튼(Brighton)에 ‘인도 증기욕

샴푸시설’(IndianVapourBathandShampooingEstablishment)을 설립했다.그는 들

사이에서 매우 유명했고,‘조지 4세(GeorgeⅣ)의 샴푸 군의 ’으로 임명되면서 성공을 보장

받았다.18)

16)Ibid.,p.30에서 재인용.

17)Sonyel,op,cit.,p.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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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세기 부터 인도 무슬림들이 국을 방문하기 시작했다.실질 으로 여행이 어려웠기

때문에 그 숫자는 매우 었다.방문객들 에는 인도의 부유한 엘리트 집단에 속했던 미르

자 아부 탈립(Mirza Abu Talib), 루트풀라(Lutfullah), 미르자 이흐티사무딘(Mirza

Ihtisamuddin) 사이드 아흐마드 칸(SayyidAhmedKhan)등이 있었는데,이들은 국 당

국과 한 계를 가지고 있었다.이들은 경제 인 동기보다는 개인 인 이유로 여행을

결정했다. 통 으로 인도 사회에서 특권을 렸던 무슬림들에게 서구의 사고 지식체계

는 커다란 매력으로 다가왔다.이들은 국의 인도 지배가 계속될 것으로 보고 식민제도 운

을 해 서구식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다.1840년 인도의 상류층 산층 자녀

들이 법학을 공부하거나 실용학문을 배우기 해 국과 스코틀랜드 학으로 몰려들기 시

작했다.1845년 겨우 4명이었던 이들의 수는 꾸 히 늘어나 1890년 에는 207명이 되었고,

1910년에는 700명이 되었다.1873년 법학을 공부하기 해 국으로 온 캘커타(Calcutta)출

신의 시아 (Shia)무슬림 사이드 아미르 알리(SyedAmeerAli)는 국 여성과 결혼하고

국에 정착했다.그는 후에 주로 무슬림 문제를 담당하는 추 고문 으로 임명되었다.무

슬림 연맹(Muslim League)과 키스탄 설립자들 한 명이었던 무함마드 알리 지나

(MuhammadAliJinnah)는 1892년 학생으로 와서 링커스인(Lincoln'sInn)법학원에서 변호

사 자격을 취득했다.1930년 그는 국으로 돌아와 1934년까지 변호사로 활동했다.인도에

서 활동한 무슬림 사상가 무함마드 이끄발(MuhammadIqbal)은 1905년 국에 도착해서

임 리지에서 공부했으며,변호사 자격증 취득 후 1908년 귀국했다.실제로 20세기 인

도 북부 무슬림 명문가 자제들은 국 내 단기체류 무슬림 학생인구 상당 부분을 차지

하고 있었다.19)

국에 도착한 무슬림들 에는 특권층과 거리가 멀었던 동인도회사 직원들의 하인들도

있었다.18세기 말부터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며 일을 하기 해 국으로 건 오게 된 하인

들이 늘어났다.수년 동안 충성스럽게 주인을 모셔왔기 때문에 그냥 남겨두고 떠날 수

없었던 하인들이 있었으며,사실상 노 처럼 취 되던 하인들도 있었다. 한 인도에 남는

부모 신 교육을 해 국으로 떠나는 아이들과 동행했던 하인들도 있었다.동인도 회사

의 많은 직원들은 그곳 하인들과 아이아(ayah:유모 는 시녀)를 데려왔다.20)

18)R.Visram,Ayahs,LascarsandPrinces:theStoryofIndiansinBritain1700-1947,London,1986,p.12.

19)K.Hunter,HistoryofPakistanisinBritain,Norwich,1963,pp.3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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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유명한 는 문쉬 압둘 카림(MunshiAbdulKarim)이었다.그는 1887년 빅토리아

(Victoria)여왕의 50주년 기념식 직후 국에 도착했으며,여왕의 총애를 받으며 여왕에게

힌두어를 가르치고,인도 신자리까지 올랐다.하지만 이와 같은 하인들은 부분 비자발

인 이주자들이었다.실질 으로 이들은 시장에서 거래되었기 때문에 노 신분과 같았다.

국에 도착한 후 이들은 혹사를 당했으며,많은 수가 결국 도망을 갔고,다른 일자리를 찾

지 못한 일부는 범죄에 빠져들었다. 국에서 안 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약속

을 주인이 어긴 경우,하인들은 떠나는 것이 허락되기는 했지만 아무런 생계수단이 없어 극

심한 빈곤 속에서 생활해야 했다.그 결과 이들은 거리 약 상, 황,향신료,종교책자 상

인,악기 연주자,횡단보도 청소부,그리고 거지가 되어 비참한 생활을 이어나갔다.

1858년 국이 인도를 직 으로 지배하기 시작하면서 하인을 데려오는 행은 더욱 확

되었다.교통과 통신수단이 개선되면서 국과 인도 간 왕래가 증가했고,그에 따라 인도

하인들의 수도 증가했다.이들은 힌두교도보다는 무슬림인 경우가 많았다.21)

이 시기 국은 기회의 땅이라는 명성을 얻고 있었다.자신의 야심을 키우기 해 산업과

상업 심지로 모여들던 기업가들 에는 세계의 직물제조 수도 맨체스터(Manchester)에

매료된 모로코와 아랍상인들도 있었다.1838년 앵 로(Anglo)-오스만(Ottoman)무역조약이

체결되었고,그 결과 오스만 토로 수출되는 직물의 양이 크게 증가했을 뿐만 아니라 인도

나 국까지 수출되었다.19세기 반 술탄 토에 수출되는 맨체스터 제품의 양은 모든 유

럽 국가에 수출되는 양을 합친 것보다 많았다.22)1860년 말 수에즈 운하가 개통되면서 무

역은 더욱 확 되었고,19세기가 끝날 때까지 성장세가 이어졌다.아랍인들은 자국으로 면

제품을 수출하기 해 맨체스터에 무역소를 설립했고, 동과 북아 리카 여러 지역에서 온

무역상들이 1830년 부터 맨체스터에 정착하기 시작했다.압둘라 야드리비(Abdoullah

Yadlibi)가 1833년 최 의 무역소를 설립했는데,그 후 1860년 반 무렵에는 30개가 넘

는 무역소가 설립되었다.그 다수는 터키 무역소 다.19세기 말 동 무슬림 상인들

이 설립한 무역소의 수는 150개에 달했고,그 수십 개가 아랍계 다.19세기 말 랑스

20)P.Fryer,StayingPower:theHistoryofBlackPeopleinBritain,London,1984,p.77.

21)H.Tinker,ANewSystemofSlavery:TheExportofIndianLabourOverseas,1830-1920,London,1974,

p.46.

22)F.Halliday,TheMilletofManchestr:Arabmerchantsandcottontrade,BritishJournalofMiddle

EasternStudies,19,2,1992,p.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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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일본 간에 경쟁이 가열되면서 동시장에 한 맨체스터의 지배권이 차 약화되었고,

결국 제1차 세계 이 발발하면서 끝나고 말았다.이로 인해 맨체스터의 아랍 상인 공동체

도 차 약화되었고,1930년 말에는 거의 완 히 사라졌다.

20세기 해머튼(Hammerton)은 래스고에 있는 인도 선원들,즉 은 보수를 받고 일

하는 쿨리(coolie)23)에 해 언 했다.1857년 문을 연 ‘래스고 선원들의 집’(Glasgow

Sailors’Home)이 남긴 기록에서도 인도 무슬림 선원들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다.1903년

이 집에 숙박한 하숙인들 약 1/3(약 5,500명)이 인도 선원들이었다.

19세기 제국이 확장됨에 따라,식민지 국가 나머지 세계와의 승객 화물 해상

운송 물량도 증가했다.운송 산업은 례 없는 속도로 성장했다. 국 상선에 고용된 선원

의 수가 1891년 240,480명에서 제1차 세계 에는 295,652명으로 속하게 증가했다. 부

분이 인도 선원들이었고,이들 선원들 에는 이미 증기선 소방 이나 화부로 고용된 멘

인과 소말리아인들도 있었다.런던 이스트 엔드(EastEndofLondon)에서는 인도 선원공동

체 외에 멘과 소말리아 출신의 선원들이 오스만 제국 터키인들과 함께 국 내 최 의

무슬림 공동체를 구성했다.24)

20세기 무슬림 선원들은 국 내 이주 인구 상당 부분을 차지했다.25)이는 체로

국과 국 식민지들 간 경제 ·정치 계 덕분이었다.이와 같은 계는 방문객은 물론

일자리를 찾는 이들을 고무시켰다.이주 무슬림들이 축 한 재정 자원은 다른 사람들에게

도 해외에서 모험을 가능하게 했고, 국 같은 곳에서 더 부유한 성과를 낳을 수 있다는 계

기를 심어주었다.이로 인해 국 내 이주자 무슬림 공동체의 규모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었다.

제3 20세기 반 무슬림의 이주과정

23)엄진한,op.cit.,p.25에서 재인용.쿨리란 인도어로 날품팔이를 의미하며,쿨리(kuli)에서 유래하 다. 어

쿨리(coolie)는 국어 꿀리(苦力)로 음역되어 사용되고 있다.1830-1930년 에 걸쳐 이루어진 쿨리 교역

(CoolieTrade)의 규모는 1,200만 -3,500만 명에 달했다.쿨리로 유럽으로 진출한 아시아인 노동자 수는 신

항로 개척으로 유럽인들이 식민지로 진출한 수보다 훨씬 많았다.

24)A.Dunlop,Lascarsandlabourers:reactionstotheIndianPresenceintheWestofScotlandduringthe

1920sand1930s,ScottishLabourHistorySocietyJournal,25,1990,p.43.

25)IslamicReview,March,1924,p.118.1920년 국 내 이주 무슬림 인구는 10,000명으로 증가했다고

한다. 한 개종자의 수도 약 1,000명에 달한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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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세계 값싼 노동력을 제공해온 식민지 지역으로부터 국으로의 이주가 가

속화되었다. 기 격하게 상승했던 이주 상은 1918년 제1차 세계 종결 후 속하게

축소되었으며,이로 인해 노동력 부족 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제1차 세계 이 발발하면서 쟁에 참 한 국인들을 신할 노동력의 수요가 증가하

다.이 수요는 주로 식민지에서 온 노동자 수입으로 보충되었다.결과 으로 국 항구에

도착하는 무슬림 선원들의 수는 크게 증가하 다.26)

특히 카디 ,뉴포트(Newport),배리(Barry),리버풀,타인사이드,런던,그리고 래스고

에서 무슬림 공동체의 규모가 커진 직 원인은 쟁이 선박업계에 미친 향 때문이었

다. 쟁 발발 직후부터 선원부족 상이 감지되었다. 쟁 선포 후 48시간 내에 8,000명에

달하는 국 상선 선원들이 입 했고, 국 선박에서 일하던 9,000명의 국 출신 선원들도

일자리를 잃었다.이로 인해 노동력의 공백 상이 나타났으며,이를 메운 것은 주로 인도

선원들이었다.임 이 오르고 인도 선원들에 한 수요가 증가하자 국에서는 외국 선원이

과하지 않은지에 한 의문이 제기되었다.1916년 사우스 웨일즈 데일리 뉴스(SouthWales

DailyNews)는 ‘원주민 량 유입’에 해 우려를 표명하고, 쟁 에는 아랍인의 수가 감

소했지만,오늘날 카디 로 들어오는 아랍인은 그 어느 때보다 많다고 보도했다.27)

하지만 쟁이라는 외 상황으로 인해 발생한 국의 장기 경기침체는 계속되었다.

1913년에 시작된 장기 경기침체는 다양한 변동을 겪으며 1938년까지 이어졌다.이 기간

동안 인도, 멘, 국령 소말리아로부터 새로운 선원들이 유입되었다.장기 경기침체로

국의 반 인 산업,특히 수출산업(석탄,철강,조선,면 황마 직물)에서 경제성장은

둔화되었다.카디 등 석탄 산업이 발 했던 지역은 1914년-1918년 제1차 세계 으로

경제 혼란에 빠졌으며, 쟁이 끝난 후에도 석탄 수출은 속하게 감소했다.이는 선박

산업 선 서비스 산업에 부정 인 향을 끼쳤다.28)

제1차 세계 이후 시작되어 1920년 까지 이어졌던 경기 침체는 국에 거주하는 무

슬림들에게 부정 인 향을 끼쳤으며,이는 이주 무슬림들을 좌 시키는 결과로 이어졌다.

1919년까지 일자리는 풍부했었지만, 쟁에 참가했던 군인들이 일반 시민으로 복귀하면서

26)P.Fryer,op,cit.,pp.299-304.

27)SouthWalesDailyNews,2September1916.

28)E.Hobsbawn,AgeofExtremes:theShortTwentiethCentury,1914-1991,London,1994,p.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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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는 차 어들었다.이들은 외국인보다 자신들이 먼 취업되어야 하며,노동시장에

서 일자리를 창출하기 해 외국인들을 강제 추방하거나 본국으로 송환해야한다고 주장했

다.일자리로 인한 사회 갈등은 1919년 인종 폭동으로 나타났다.많은 이민자들이 이런

분 기를 인정하고 본국으로 귀국했지만,일부 무슬림들은 이에 항의하며 국인들에게 이

런 취 을 당해야하는 이유에 한 설명을 요구하 다.

국 정부는 시 인도 무슬림 선원들이 많은 기여를 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지

만, 쟁이 끝나고 이들의 공 이 수요를 앞지르자 이 흐름을 차단하기 한 공식 조치들

을 취하기 시작했다.그 결과 1919년 외국인 고용 제한 법안이 도입되었으며,1920년 외

국인 고용에 한 제재가 더욱 강화되었다.1921년 정부와 고용주들은 외국인을 일자리에서

배제시키는 여러 가지 정책을 추진하 다.1924년-1929년 보수당 내무부 장 이었던 조인

슨-힉스(Joynson-Hicks)는 세계 국가에서 들어오는 외국인들을 차단하고자 1925년 특별

제재령을 도입했다.29)이 특별제재령은 1943년에야 폐지되었다.왜냐하면 제2차 세계 이

발발하면서 인력부족 상이 발생하 고,이 문제를 해결하기 해 폐지가 불가피했기 때문

이다.

1930년 경제여건이 악화되면서 국인의 일자리가 이주자들로 체되는 것을 막기

한 일련의 추가 조치들이 제안되었다.무슬림과 다른 유색인종 선원들은 국의 항구에서

차별 조치를 받았으며,차별 인 표식을 부착하는 시스템의 상이 되었다.이로 인해 무

슬림들은 재등록,불법 입국으로 인한 강제추방,엄격한 언어시험,철 한 감시,그리고 제

재 해고의 상이 되었으며,지문과 사진 등재 등도 요구되었다.이와 같은 강제 조치들

과 경찰과 이민국 직원들의 무차별 발 행 로 1930년 까지 항구로 들어오는 무슬림 이

주자의 흐름이 지되었다.이는 무슬림 등 외국인의 실업률 상승으로 이어졌다. 국이 외

국인 련 정책을 강화하자 일자리가 감소되었으며,이주 무슬림들은 사회 차별의 상으

로 락하여 국 내 이주자 정착 무슬림 공동체들은 쇠퇴하기 시작했다.

제1차 세계 이후 키 로스 출신 무슬림들이 규모로 국에 이주하 다.1914년

쟁이 발발하고 오스만 제국이 독일편에 가담하면서, 국은 키 로스를 합병하 다.이에

따라 키 로스인은 국 국민으로 편입되었으며,이민법 덕분에 국 입국에 지장을 받지

29)D.Cesarani,Anti-alienism inEnglandaftertheFirstWorldWar,ImmigrantsandMinorities,6,1,

March1987,pp.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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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았다.키 로스인의 이주는 1920년 와 1930년 로 이어졌다.30)이들은 다수가 그리스 민

족이었고,터키 민족도 많았다.터키 출신 키 로스 무슬림 이주자들도 경제 이유로 이주

를 결심했고, 국으로 들어와 임 노동에 투입되었다.다른 무슬림 공동체들과 마찬가

지로 이들도 1950년 와 1960년 국 무슬림 공동체에서 요한 역할을 담당하 다.

세계 경제가 격히 침체하 음에도 불구하고 상 으로 향을 받지 않았던 집단이 있

었다.이들은 인도 출신 무슬림 엘리트 학생들이었다.1920년 옥스퍼드나 임 리지 같

은 통 인 명문 학뿐만 아니라 런던,버 엄,맨체스터, 리스틀,리버풀,리즈,셰필드

웨일즈(에버리스트 스)같은 학에도 많은 인도 출신 무슬림 학생들이 있었다.1921년

-1922년 런던 학에 450명,에든버러에 140명,4개의 법학원에 647명이 재학하고 있었다.

1926년에는 국 학에 재학 인 인도 무슬림 학생 수가 약 1,700명에 달했다.의학이나

공학을 배우기 해 많은 수의 인도 무슬림 학생들이 국에 정착했고,약 1,000명에 달하

는 인도 무슬림 의사들이 개업했다.런던에서 개업한 인도 무슬림 의사만 해도 100명에 달

했다.

무슬림 이주자들이 꾸 히 국에 정착했던 다른 이유는 국이 제공하는 취업기회

때문이었다.비록 두 차례의 세계 기간 동안의 경기 침체로 인해 규모 실업이 발생했

고 기존의 수출산업들이 쇠퇴하 지만,자동차 제조,화학제품 기와 소비재 같은 새로

운 산업이 국 부 지방에서 성장하 으며,많은 일자리가 창출되었고, 다수 인구의 생

활수 도 향상되었다.이로 인해 다른 지역의 무슬림 기타 유색인종 이주자들이 버 엄

같은 도시들로 모여들기 시작했다.31)

1927년 이주자들의 성공 이야기가 해지면서 인도 출신 무슬림의 수가 크게 늘었다.

다수가 행상을 했기 때문에,행상 시장은 포화상태에 달했고,매출이 떨어지기 시작했다.이

로 인해 최소한의 생활에 필요한 돈조차 벌기 힘들어졌다.그리하여 많은 수가 새로운 일자

리를 찾아 스코틀랜드의 던디,애버딘 에든버러 등 다른 지방으로 흩어졌고,그곳에서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었다.1930년 공황 시 이들 행상공동체는 기에 직면했다.

이들이 는 제품에 한 수요가 어들었고,생존도 힘든 이들이 많았다.1933년 후 경기

가 회복되면서 행상공동체는 새로운 인력공 없이는 추가 성장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30)S.R.Sonyel,op.cit.,pp.10-11.

31)S.Constantine,UnemploymentinBritainbetweentheWars,London,1980,pp.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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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달았다.이는 1930년 후반 새로운 이민의 자극제가 되었다.이로 인해 더 많은 무슬림

친척들이 국으로 이주하 다.이들은 수년 동안 행상을 하며 고 을 면치 못했지만,번성

하는 의류와 의상무역의 덕분에 기반을 구축하게 되었다.이들은 1960년 에 소매업과 제조

업에 뛰어들었다.

제2차 세계 직후 국 내 무슬림 정착은 제한 인 수 을 유지했지만 곧 규모 이

주형태로 변했다.확실한 수치는 나와 있지 않지만,그 수를 잠정 으로 가늠해볼 수 있는

다양한 추정자료가 존재한다.1940년 말 딜립 히로(DilipHiro)는 국 역에 8,000명의

인도인들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했다.그 상당수는 무슬림이었다.하지만 이는 다른 동시

추정치보다 낮은 수치 다.32)

제2차 세계 이후 국 내 무슬림 인구는 제1차 세계 이 수 을 훨씬 넘어섰다.

하지만 그 수 은 1950년 이후 무슬림 이주와 같은 규모는 아니었다.이 시기 무슬림 이

주자들은 이후 무슬림 이주과정의 기 를 구축했으며,새로운 무슬림 이주자들을 국으로

유인하는데 요한 역할을 수행했다.제2차 세계 직후 무슬림 정착민들이 요한 의미

를 지니는 이유는 이들이 국으로 이주한 기와 후기 무슬림 세 들을 잇는 간 연결고

리 역할을 수행했기 때문이다.

제4 1973년 이 무슬림의 이주과정

제2차 세계 이후 무슬림들은 1945년 이 보다 더 큰 규모로 국으로 이주하 다.이

들은 거의 부분 아시아, 동,아 리카,키 로스 출신이었다.이들의 이주 규모와 형태

는 1945년 이 과 달랐는데,그 수가 증가했을 뿐만 아니라 성격도 바 었다.제2차

세계 이후부터 1970년 이 까지의 국 무슬림들은 주로 경제 이유로 이주를 선택

하 다.제2차 세계 후 유럽은 속도로 경제 성장을 이룩하 으며,이는 이주 노동

자의 규모 이동으로 이어졌다.외국인 노동자들의 규모 이주로 국 정부는 다양한 이

민법을 통과시킬 수밖에 없었다.

1973년 제4차 동 쟁의 발발과 석유 동으로 세계 경제가 축되기 까지 국은 투

자 자본 유입과 극 인 성장 주 경제 략 수립으로 산업 생산 정책을 이어갔으며,이

32)D.Hiro,op.cit.,p.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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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인해 다수 이슬람 국가를 포함한 개발 국가들의 이주 노동자를 필요로 했다.바로

이 시기에 규모 무슬림 노동자들이 유입되었다.

1945년-1973년 이주 패턴의 요한 특징 하나는 이주자,고용주,그리고 정부 모두가

경제 이유를 요한 동기로 간주했다는 이다.1950년 와 1960년 산업성장으로 노동

력 부족 상이 발생하자 식민지 이슬람 국가 출신의 무슬림들이 규모로 채용되기 시작했

다.특히 의류와 신발 련 무역업은 무슬림 이주자들을 규모로 채용하 으며,재택근무,

외부작업,불법이민자 고용 등을 통해 낮은 임 을 지불했다.1971년 국 체 호텔 노동

자 14%, 체 스토랑 노동자 25%가 외국 출신이었는데,거의 부분은 무슬림들

이었다.33)청소서비스와 운송서비스,그리고 의료서비스 산업에도 많은 무슬림들이 채용되

었다.인도, 키스탄,방 라데시,모로코,그리고 동에서 다양한 의료 문가와 노동자들

이 유입되지 않았다면 제2차 세계 이후 국의 의료서비스 확장은 경제 으로 불가능

했을 것이다.

한편 옛 식민지로부터 이주한 무슬림들은 국 정부에 불안감을 안겨주었다.이는 국인

과 무슬림 이주자 집단 간 사회 ·경제 긴장 계 때문이었다. 국 정부의 압력으로 인도

와 키스탄은 1959년까지 이주를 자발 으로 제재하 다.하지만 연방 이민법이 제정된

다는 소식이 퍼지자,1961년 이민 숫자는 격하게 치솟았으며,이런 경향은 1960년 와

1970년 까지 유지되었다.이민법이 제정된 후 이민 숫자는 차 감소되었다.하지만 가

족 재결합과 난민,그리고 망명신청자의 이주로 1980년 와 1990년 국 이주민 수는 계

속 증가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1차 이주는 단되었고,일부 이주자들은 고향으로 귀환하

기도 하 다.34)

이주 1세 의 성공과 사회 역할은 무슬림 이주를 더욱 자극하 다.이주 1세 가 제공

했던 후원과 지원은 이주민들의 경제 ·사회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었으며,

가족과 친척의 연쇄이주로 이어졌다.연쇄이주를 주도한 무슬림들은 부분 터키 출신의 키

33)N.Harris,TheNewUntouchables:ImmigrationandtheNewWorldWorker,London,1995,p.35.

34)P.Lewis,IslamicBritain:Religion,PoliticsandIdentityamongBritishMuslims,London,1994,p.15.

20세기 반과 후반 국 이주가 가장 많았던 이슬람 지역인 남아시아의 이주 변동을 보면 이와 같은 경향

을 확인할 수 있다.1951년-1991년 인구 조사에 따르면, 키스탄과 방 라데시 무슬림 이주자들을 합친 수

는 1951년 5,000명에서 1961년 24,900명(1.2%가 국에서 태어났다)으로 늘었다.그리고 1961년-1971년 사이

이 인구는 례 없이 무려 7배가 늘어 170,000명(23.5%가 국에서 태어남)이 되었다.다음 10년 동안 이 인

구는 두 배 이상 늘어 1981년에는 360,000명(37.5%가 국에서 태어남)이 되었고,1991년에는 640,000명(47%

가 국에서 태어났다)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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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인,모로코인, 멘인,그리고 인도와 키스탄 출신 무슬림들이었다.

키스탄 무슬림들이 맨체스터로 이주한 역사와 배경은 매우 복잡했다.펀자 무슬림들

은 세 단계를 거쳐 맨체스터로 이주했다.

첫 번째 단계에 해당하는 최 이주민들은 1930년 와 1940년 에 국에 도착했다.이들

은 무역업을 차리기에 충분한 자본을 모을 때까지 공장에서 일했다.이들은 펀자 동부와

서부의 특정 지역 출신이었으며, 연 계로 상호 연결되어 있었다.

두 번째 단계는 1947년 국의 식민지 던 인도가 독립을 쟁취한 후 인도와 키스탄으

로 분할되었고,이후 무슬림 이주가 확 되면서 시작되었다. 후 국으로 이주한 무슬림

들은 의류도매와 제조업에 종사하 다.1950년 무슬림 학생 집단이 이주에 합류하 는데,

상당수는 펀자 출신 상인 이주자들과 친족 계에 있었다.이들은 자격증을 취득한 후 귀

국하거나,1960년 까지 국에 남아 의사,회계사,그리고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맨체스터의

다문화 사회로 흡수되었다.이들은 맨체스터에 무슬림 공동체를 조직하 다.

세 번째 단계는 1950년 말과 1960년 소규모 지주 가문 출신 은 독신 무슬림들이

국에 도착하면서 시작되었다.이 이주자들과 달리 이들은 펀자 동부 출신의 난민들과

련이 없었고, 신 펀자 서부 구자라트(Gujrat)와 젤룸(Jhelum)지역에 치한 마을과

련이 있었다.이들은 비교 교육을 잘 받았고,가족 구성원들은 군 와 경찰 직종에서

근무했다. 국의 상황에 필요한 기술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이들은 부분 직물공장과

교통 등 비숙련 는 반숙련 산업노동직에서 일했다.이들은 사회경제 으로 안정을 유지

하면서 남성 친척들을 불러들 고,이후 다른 가족 구성원들도 합류시켰다.이들 세 이주자

집단은 이 이주자들과의 연계 고리를 통해 이주 기회를 부여받았고,교통과 숙박과 일자

리를 제공받았다.

1950년 와 1960년 국으로 이주한 터키계 키 로스 무슬림들의 사례도 연쇄이주

에 해당한다.제2차 세계 국의 음식 수요가 증가했고,터키인이 운 하는 카페

의 수도 증가하 다. 한 터키와의 무역이 번성함에 따라 키 로스 노동력에 한 수요도

증가했다.이 수요를 충족시키기 해 친족과 마을 주민들에 한 후원 제도가 만들어졌고,

이 제도는 이주 확 에 요한 요인으로 작용하 다.

모로코인들은 아랍인들이 운 하는 런던의 카지노와 나이트클럽에서 일하기 해 이주했

다.아랍 고용주들은 아랍문화와 언어 수월성 때문에 값싼 모로코 노동력을 수입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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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로코 이주자들은 값싼 비숙련 노동자들의 연쇄이주를 보여주는 다른 형 사례 다.

모로코 사람들은 1960년 부터 조 씩 국으로 이주하기 시작하 으며,1970년 규

모로 이주했다.이들은 주로 호텔과 음식 에서 임 이 낮은 비숙련 노동자로 일했다.이들

일부는 1960년 와 1970년 에 이민법이 발동하자 가족들을 불러들 다.왜냐하면 이들

은 비싼 여행 경비 때문에 정기 으로 고향에 갈 수 없었기 때문이다.이로 인해 이들은

구 인 국 정착 보다는 장기 인 정착을 안으로 간주하 다.35)연쇄이주와 경제 후원

은 이주자들의 주거지 정착에 도움을 주었다. 국의 지인으로부터 일자리를 알선 받았다

하더라도 이주자들의 실업률은 좀처럼 축소되지 않았지만,이들을 통해 얻은 정보는 더 나

은 일자리를 찾는데 유용한 정보로 활용되었다.

무슬림 이주자들은 자신의 고향보다 국에서 더 많은 경제 이득을 얻을 수 있었다.이

런 이유로 이들은 임 이 은 일자리도 마다하지 않았다. 국에서 훨씬 더 많은 수입을

올릴 수 있었던 까닭에 이주자들은 실 으로 많은 돈을 축하 고,고향에 있는 가족에

게 송 할 수 있었다. 키스탄 무슬림들이 본국의 유망한 직업도 마다하고 국으로 이주

했던 이유는 경제 이득의 창출이었다.

정치 으로 1947년 인도 분할과 1974년 키 로스 분할은 무슬림의 국 이주에 한

향을 미쳤다. 국으로 건 간 기 이주자들과 한 무슬림들은 국을 기회의 땅으로

간주했다.여기에서 요한 사실은 이들이 이주를 결정하는데 경제 이유가 요한 요인으

로 작용하기는 했지만,이들이 조국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다른 이유들도 있었다는 이다.

1960년 키 로스 독립이 다가오자 터키계 키 로스인들은 이주를 고민할 수밖에 없었다.

국 지배 하 키 로스에서 오스만 제국은 터키계 주민들에게 특권을 부여하 으나, 토가

분할되면 다수 집단인 그리스계 키 로스인들에게 유리한 상황이 개될 수밖에 없었다.

국 식민 당국의 세속화 정책과 의무교육 정책은 도시 거주 그리스계 키 로스 공동체에게

많은 혜택을 주었지만,무슬림 가족들에게는 커다란 압박으로 작용하 다.이로 인해 두 공

동체 간 경제 ․사회 간극은 더욱 넓어졌으며,그리스계 키 로스인들이 차 키 로스

의 주요 국가기 을 장악하기 시작했다.1950년 반 두 공동체의 양극화와 충돌이 심화

35)M.Anwar,MuslimsinBritain:1991CensusandOtherStatisticalSources,CSICpaperno.9,Centre

fortheStudyofIslam andChristian-Muslim Relations,SellyOakColleges,Birmingham,September

1993,p.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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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자,터키계 키 로스 무슬림들 일부는 국에 정착한 친척들로부터 경제 후원과 일

자리를 지원받아 좀 더 안정 이고 안 한 생활을 추구할 수 있는 국으로 이주를 결심했

다.이들 집단은 1960년 반까지 국으로 이주했다. 국 정부의 이민제재에 한 두려

움이 확산되자,1960년-1962년 사이 국 이민자 수는 증했다.36)터키계 키 로스인들이

국으로의 이주를 결정한 이유는 그리스계 키 로스인들의 지배권 확 로 인한 터키계 키

로스인들의 향력 약화와 사회 소외에 한 두려움 때문이었다.이는 이들이 국으로

이주한 배경에 경제 요인뿐만 아니라 사회 요인도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반 으로 많은 무슬림들은 돈을 모으기 해 국으로 이주했지만,터키계 키 로스 이주

민들은 자녀 교육, 삶,자기향상,그리고 개인 자유를 얻기 한 사회 이유로 이

주를 결심했다.이로 인해 이들의 이주는 가족들을 청하는 연쇄이주로 이어졌다.이들은

이주의 기회를 잡기 해 친족 네트워크나 친교를 이용했으며,이주와 정착을 실 하기

한 사회 네트워크도 구축했다.

방 라데시인의 이주는 1970년 와 1980년 에 증가했다.37)왜냐하면 이 시기 방 라데시

의 반 정치 상황은 매우 악화되었으며,사회 ·경제 상황도 어려움을 겪고 있었기 때

문이다.방 라데시는 1971년 독립을 쟁취하 으나,1980년 직 까지 정치 불안과 경제

혼란,그리고 사회 갈등을 겪었다.이런 이유 때문에 많은 방 라데시인들이 경제

목 의 실 과 사회 기회 확 를 해 국으로 이주할 수밖에 없었다.

멘인들도 경제 ․사회 이유 때문에 국으로 이주하 다.38)제2차 세계 후 과거

에 번성했던 멘의 항구들과 선원들은 경제 어려움을 겪었으며,노동력을 공 했던 아랍

공동체들의 경제도 차 쇠퇴하 다. 멘 선원들은 해운 서비스업을 포기하고 육지에서 일

자리를 찾기 시작했다.이들 상당수는 국으로 이주하 다.하지만 1950년 국의 공

장 일자리가 감소함에 따라 많은 멘 무슬림들은 서비스업에서 일자리를 찾거나 가게를

열었다.1960년 부터 멘 이주자들은 국 식민지 는 이 식민지에서 온 규모 이

주자들과 마찬가지로 산업 심지로 몰려들었다.이로 인해 1970년 반 리버풀에 처음으

36)F.M.Bhatti,TurkishCypriotsinLondon,ResearchPaperno.11,CentrefortheStudyofIslam and

Christian-MuslimRelations,Birmingham,September1981,p.2.

37)C.Peach,Ethnicityinthe1991Census:theEthnicMinorityPopulationsofGreatBritain,2,1,London,

1996,pp.9-10.

38)F.Halliday,ArabsinExile:YemeniMigrantsinUrbanBritain,London,1992,pp.5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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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멘 무슬림 공동체가 형성되었다. 국에 이주한 멘인들 사이에서는 연쇄이주 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았다.왜냐하면 이주과정에 여성들이 극 으로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에 거주했던 다수의 멘인들은 단기 으로 이주하 으며,경제 ․사회

목 을 달성하기 해 이주하 지만,심 으로는 멘으로의 귀환을 원하고 있었다.

1961년 연방 이민법에 한 입법이 고되자 국으로 이주하고자 하는 행렬이 증했

다.이로 인해 인도, 키스탄,그리고 키 로스의 이민자들이 증하 다.1962년 국 이

민법은 자유로운 왕래의 권리를 축소시켰고,일시 이주를 이주자 는 이주자 가족의

구정착으로 유도하 다.하지만 이 법은 이주자 노동력의 공 과 수요 계가 자동으로 조

되었던 이주 패턴을 와해시켰다.이로 인해 이주자 가족과 부양가족의 유입이 기 이주자

들보다 훨씬 많아지기 시작했으며,경제 힘의 균형이 활동 집단에서 비활동 집단으로 이

동하게 되었다.그 결과 연방 이민법이 해결하고자 했던 경제 문제들이 더욱 악화되었

다. 국 이주민들은 합류한 가족들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해 더 많은 돈을 필요로 했으

며,이로 인한 시장노동력 수요도 왜곡되었다.

시장 수요에 따라 노동력 이주를 제한하고 조 하고자 했던 이민법의 핵심내용은 고용-

바우처(employment-voucher)제도 다.이는 음식 ,운송,의료 같은 서비스 분야에서 구

체 인 일자리에 채용된 사람들과 숙련된 화이트 컬러 문직에 채용된 사람들뿐만 아니라

구체 인 기술 자격증이 없는 사람들에게도 국 입국을 계속 허가해 주는 것을 의미하

다.그 결과 1962년-1967년 인도와 키스탄에서 바우처를 발 받아 입국한 사람의 숫자

가 증가하 으며,그 다수는 무슬림이었다.결론 으로 국 이민법의 원래 의도와는 달

리 바우처 제도는 국 내에서 기회를 잡고자 하는 무슬림 이주민들의 이주 욕구를 더욱

확 하고 강화하는 제도로 변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제5 1973년 이후 무슬림들의 이주과정

1973년 동 쟁과 유가상승 이후 상당수 유럽 국가들은 경제 ․사회 ․정치 격변을

겪었으며,이는 새로운 이주패턴의 등장으로 이어졌다.새로운 이주패턴은 제조업,무역,

융,운송,그리고 통신이 주도하 으며,이는 고도로 숙련되고 자격을 갖춘 기술자, 문가,

그리고 고 인력의 이동으로 이어졌다.1973년 유가상승으로 아랍 엘리트 집단의 국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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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 진되었다.아랍 엘리트들은 막 한 투자 자본을 가지고 있었다. 동 쟁으로 정치

불안정을 경험했던 시리아, 바논,이집트,팔 스타인,그리고 요르단 출신들의 투자자

들은 더 안 하고 정치 측이 가능한 국에서 투자처를 찾기 시작했다.사우디와 걸

지역의 아랍인들은 일시 이기는 했지만 국에 좀 더 구 인 기반을 구축하 으며,재정

으로 안 한 국시장에 투자하기 시작했다.1988년 쿠웨이트 투자자들은 국에 약 550

억 운드를 투자했고,사우디 투자자들은 기업,은행,병원을 인수하 으며 부동산에도 투

자했다.두바이,카타르,오만 같은 걸 국가에서 온 종마 사업자와 경주마 소유주들도

국에 투자하 다.39)

1970년 부터 새로운 형태의 이주 상이 나타났다.비자발 이주와 강제 이주로 인해 제

3세계 이주민들이 규모로 국에 도착하기 시작했다. 국은 정치 난민들에게 안식처를

제공하는 것을 자랑스러운 통으로 여겼다.인종,종교,집단 갈등,기근 자연재해로 인

한 기와 다양한 정치권의 압박으로 1970년 반에는 난민의 수가 증하 다.

국 무슬림 이주민들의 구분은 시간이 지나면서 희미해졌다.1970년 의 량 이주는 경

제 목 으로 이주한 집단이었으며,1970년 이후 이주는 정치 목 이었지만,두 이주

집단 사이의 성격과 구분은 분명하지 않았다.이들이 선택해야 했던 삶의 방식도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사실 이들에게 주어진 선택의 폭은 매우 제한 이었다.무슬림들은 거의

부분 경제 이주자들이었지만,물질 박탈뿐만 아니라 정치 억압으로부터 많은 향을

받았다. 를 들면,1980년 와 1990년 소말리아에서 온 무슬림 난민들은 종족 간 쟁뿐

만 아니라 이로 인한 경제 혼란을 피하기 해 국으로 이주하 다.이는 1970년 이후

무슬림들의 이주 형태가 경제 목 과 정치 이유 등 다양한 요인들을 내포하고 있었다

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물질 ·지 성취 부족과 사회활동에서 느끼는 소외감이 무슬림들의 이주를 진시

킨 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하 다.1970년 이후 문 직종 는 무역업에 종사했던

바논인들은 팔 스타인과 이스라엘의 갈등으로 베이루트에서 생활하기가 힘들어지자

실 인 기회를 포착하기 해 국으로의 망명을 선택하 다.1970년 국에서 가장 큰

규모의 아랍 공동체는 이집트 공동체 다.이집트인들은 1950년 이후 규모로 국에 도

39)TheEconomist,17September1988,p.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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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했으며,1991년에는 그 수가 23,000명-90,000명에 달했다.이집트 공동체는 의사,교사,학

자 등 숙련 노동자,비숙련 노동자,그리고 자격증을 취득한 후 국에 정착하기로 결정한

학생들까지 모두 포함하 다.40)

1970년 이후 국으로 이주한 아랍인들의 수는 크게 증가하 으며,출신 국 과 계 도

다양했다.이들은 부분 아랍세계의 정치 억압과 탄압을 피해 런던으로 망명했던 작가,

시인,그리고 언론인 등이었다.이집트인들과 마찬가지로 부분의 아랍인들이 1970년 이

후 조국을 버리고 국으로 이주하게 된 주요 원인은 정치 갈등이었다.하지만 부분 이

주민의 경우 정치 결정 요인과 경제 결정 요인을 분리해서 구분하기란 쉽지 않았다.그

럼에도 불구하고 이라크인,알제리인,소말리아인,터키계 쿠르드족,리비아인,이집트인,팔

스타인인 이란인 등 다수 무슬림들이 이주를 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는 1차 으로 정

치 는 종교 박해,2차 으로 경제 빈곤 때문이었다.1970년 말 이후 국에서 안

식처를 찾은 동국가 출신 난민들 약 20,000명이 이란인이었는데,그 에는 새로운 정

권을 반 하는 팔 비 왕의 지지자들,1979년 이란 명으로 들어선 이슬람 정치체제에 반

하는 세속주의 무슬림,그리고 도 무슬림들도 포함되어 있었다. 한 이란과 이라크,

그리고 터키에서 인권 침해에 시달리던 쿠르드족도 1980년 와 1990년 에 국으로 이주

하 다.

1980년 말과 1990년 세계 경제 기, 동지역의 정치 기,그리고 인종 간 갈

등으로 소말리아,에리트 아,아 가니스탄,쿠르디스탄,알제리,이란,그리고 보스니아 등

의 무슬림들이 국으로 망명을 신청하 으며,이들 상당수가 국으로 이주하 다.

무슬림들이 국으로 이주했던 이유는 정치 ·경제 요인뿐만 아니라 복잡한 종교 ·인

종 요인들도 포함되어 있었다.1960년 등장한 이라크 정권이 정치 억압을 강화하자

많은 이라크인들이 국으로 이주했다.1970년 와 1980년 에는 정치 압박뿐만 아니라

종교 억압도 심화되었다.특히 이라크 정부는 쿠르드족의 문화와 민족 정체성을 잔인하

게 억압하 다. 한 1980년 이란-이라크 쟁이 발발하자 이라크에 거주하고 있던 수천

명의 시아 무슬림들이 이란으로 강제 추방되었고,그 일부는 국으로 망명하 다.망

명자들 에는 재산을 빼앗긴 상인,간첩 의를 받고 일자리에서 쫓겨난 문가,그리고 비

40)HumayunAnsari,op.cit.,p.160에서 재인용.이집트인들은 국에서 가장 큰 아랍 공동체들 하나라고

보는 것이 정확할 것이다.그러나 그 수가 몇 명인지 정확하게 악하는 것은 여 히 매우 어려운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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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 반숙련 노동자들도 포함되어 있었다.41)런던에 살았던 다수 이라크인들은 의사,

교사,공학자,언론인,작가, 술가,그리고 자 업 상인 사업가 등 경제 으로 안정 인

산층이었다.사실 이들은 유엔 정의 정의를 용할 경우 망명 신청자나 난민으로 분류될

수 없었다.이들은 국에서 장기 고용을 원하지 않았으며,단순하게 방문자나 학생으로

국에 입국했다.하지만 이들은 이라크 정권의 정치 억압과 반 자들에 한 박해를 근거

로 구 체류 권리를 획득했다.이들은 이라크 사담 후세인 정권으로부터 즉각 인 박해나

고문 을 받지는 않았지만,잠재 처벌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망명을 인정받았다.

1990년 이라크 쿠르드인들은 종교 ·인종 차별 때문에 국으로 망명하 다.1991년

걸 이후 종교와 정치 박해를 피해 이라크를 떠난 아랍인들도 국으로 망명하 다.

한 1980년 와 1990년 국으로 이주한 터키인들 거의 부분은 인권 침해를 피해

국으로 온 쿠르드족이었다.1978년 이후 터키 군 에 의해 감 이나 고문 등 인권 침해를

받는 쿠르드인들과 소수 이슬람 종 인 알라 (Alavis)의 숫자가 증가했다.이들은

터키의 정치 억압과 인권침해를 피하기 해 국으로 망명할 수밖에 없었다.

1970년 일단의 아 가니스탄인들이 국으로 이주하 다.이들 일부는 1973년 쿠

데타 이후 정치 제재를 두려워해서 아 가니스탄을 떠났지만, 다수는 1979년 러시아의

침략과 장기 내 을 피해 국으로 이주하 다.아 가니스탄 난민들 상당수는 정치

으로 진보주의 입장을 취했으며,종교 으로 도주의 성향을 가지고 있었다.이들은 아

가니스탄 내부의 이슬람 극단주의를 두려워하여 국으로 이주하 다.

1990년 알제리에서 국으로 이주한 사람들은 세속주의 반 라는 종교 이유 때문

에 이주를 선택하 다.알제리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은 국가의 심각한 폭력을 피하기 해

이주하 다.이들이 투옥과 죽음을 피할 수 있었던 유일한 길은 조국을 떠나는 것이었다.

실제로 많은 무슬림들이 종교 ·정치 반 입장으로 인한 보복이 두려워 알제리를 떠날

수밖에 없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망명자로 이슬람 국가가 아니라 세속주의 정치를

추구하고 있는 국을 선택하 다.

제2차 세계 후 무슬림들의 이주는 국 사회에 이질 인 공동체가 형성되는데

요한 역할을 하 다.국가마다 사례와 이유는 달랐지만,무슬림들이 이주를 결정하게 된

41)M.Al-Racheed,Politicalmigrationanddownwardsocio-economicmobility:theIraqicommunityin

London,NewCommunity,18,4,July1992,p.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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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기는 다음과 같았다.

첫째,이들은 조국을 떠날 수밖에 없는 정치 ·경제 ·종교 압박을 받았다.

둘째,이들은 선구자들의 이주,연쇄이주,그리고 다양한 사례와 경험을 통해 국으로 이

주하 다.

셋째,이들은 경제 기회와 일자리를 찾기 해 국으로 이주하 다.

넷째,이들은 이주 기에 조국과 국을 오가며 사회 ·문화 지속성을 이어갔으며,가

족을 외국 환경에 노출시키지 않기 해 주로 단기 체류 노동자로 남아 있었다.

다섯째,이들은 국 이민법이 제정된 후 국 체류를 선택하 으며,이는 가족을 불러들

일 수밖에 없는 연쇄 이민으로 이어졌다.

결론 으로 1970년 이후 무슬림들의 국 이주 패턴은 무슬림들이 처했던 다양한 사회

·문화 환경과 정치 압박,그리고 종교 ·인종 차별과 억압 등에 의해 많은 변화를

겪었지만,가장 많은 향을 끼친 요인은 역시 경제 ·정치 문제 음을 알 수 있다.그럼

에도 불구하고 무슬림들의 이주 패턴은 당사자의 선택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났으며,

이들의 선택은 자신이 처한 상황에 의해 합리 으로 결정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1970년

이후의 이주과정에서 목격되는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국으로의 무슬림 이주가 출신 국가

의 정치 ·종교 ·민족 상황과 하게 연 되어 있었다는 이다.1973년 4차 동 쟁

이 의 무슬림 이주가 경제 요인과 하게 연 되어 있었다면,이후의 이주는 동지역

의 정치 상황 연 되어 있었다.이런 무슬림의 이주 상을 카림 시디끼(Kalim Siddiqi)는

제국주의의 황폐가 낳은 정치 ·사회 ·경제 ·문화 결과로 인식하 다.42)

42)K.Siddiqi,Generating"power"withoutpolitics,MuslimInstitute,London,14July1990,pp.4-6.



- 33 -

제3장 국 이주 무슬림 공동체의 형성과정

제1 이주 기 국 사회와의 우호 계

국의 이주 무슬림들은 다양한 기간과 과정을 거쳐 국에 정착하 다.이들의 체류기간

과 방식은 이들이 국 사회와 맺는 사회 계의 성격을 규정하는데 요한 의미를 부여

했다.단기체류 이주민들은 국에서 헌신 이고 극 인 사회참여 노력이 부족했다고 말

할 수 있다. 한 이들 상당수는 무슬림 그 자체로 여겨지기보다는 인종이나 민족 배

경 측면에서 평가된 후 무슬림으로 간주됨으로써 이 의 고충을 겪기도 하 다.이 기간에

이주 무슬림들의 사회참여는 상당 부분 국의 에서 해석되었다.이들의 사회참여는 이

슬람세계에 한 국의 실 지배와 국에 한 이슬람세계의 종속 계를 바탕으로 평

가되었다.이로 인해 이들 사이에는 처음부터 불평등 계가 형성되었으며,종속국 이주민

이라는 이미지가 생겨나게 되었다. 국인과 무슬림의 계에서 다수 무슬림들은 종속국 국

민에 속했고,종속국 국민 이미지는 일반 으로 부정 인 평가로 이어졌으며,삶의 주요

역에서 무슬림에 한 차별로 이어졌다.이와 같은 상황에서 다양한 사회 배경을 가지고

있었던 이주 무슬림들은 이슬람 방식의 삶과 종교 정체성을 유지하기 해 다양한 방식

으로 국 사회에 참여할 수밖에 없었다.

18세기 말부터 국 이주 무슬림의 숫자가 증가하게 된 상의 원인은 국이 다른 지역

이나 국가와의 의사소통 채 을 강화했기 때문이었다.19세기 무슬림의 국 이주가 증

가하게 된 주된 자극제는 다양한 형태의 무역이었다.무역은 무슬림과 국인 사이의 다양

한 을 야기하 다.이 과정에서 국의 향력이 커지고 이슬람의 향력이 쇠퇴하자

국인들은 무슬림들에 해 우월의식을 가지기 시작했고,이러한 인식변화는 이슬람세계로

부터의 이주민들에게도 용되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19세기 반까지 국인과 국에

도착한 무슬림 사이의 상호작용은 이주자의 원래 사회 지 에 따라 결정되었다.18세기

말 무슬림들은 국 내 유색 인종 인구 요한 부분을 차지했다.이들은 약 10,000명 정

도 던 것으로 추정되며, 다수는 런던에 집 되어 있었다.43)

43) F.O.Shyllon,BlackPeopleinBritain,1555-1833,London,1977,p.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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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 정상 인 학교 교육을 받지 못했던 무슬림들은 하인 등 하층계 에 속하는 일을

했으며,이들의 사회 지 는 노 와 비슷한 수 이었다.하지만 노 로 팔린 이주 무슬림

들 일부는 본국에서 상당한 지 를 가지고 있었다. 를 들면,풀라(Fula)공국 두

(Bondou)의 무슬림 제사장 아유바 술 이만 디알로(AyubaSuleimanDiallo)는 1731년 노

거래를 하던 우연히 잡 팔린 후 서양을 건 미국 메릴랜드(Maryland)주까지 이동

했다.후에 그의 출신성분을 악한 주인은 그가 높은 계층출신이라는 것을 인정했고,자선

가이자 왕실 아 리카 공사(RoyalAfricanCompany)부총재 던 제임스 오 소 (James

Oglethorpe)가 그의 박식함과 학문을 인정하여 풀어주었다.디알로는 1733년 왕실의 아 리

카 공사로 국에 도착했으며,‘모험과 인생 그리고 조국의 습’에 한 이야기로 하트퍼드

셔(Hertfordshire)와 체스넛(Cheshunt)의 상류층과 그곳의 런던 상인들을 매료시켰다. 한

그는 기억만으로 코란을 기록했으며,이는 유명한 박물학자이자 수집가인 한스 슬론(Hans

Sloane)경과 주변 학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그는 한스 슬론 경을 해 아랍어 원고

몇 건을 번역하기도 했다.그는 몬태규(Montagu)공작의 후원을 받았고,유명한 골동품

문가들로 구성된 남성 스폴딩 회(Gentlemen'sSocietyofSpalding)의 명 회원으로 추

되었다.여왕은 그에게 값비싼 시계를 선물로 주었다.그에 한 평 이 알려지자 국

상인,상류층,그리고 귀족층은 그를 단순히 먼 이국땅에서 온 인물로 보기보다는 그들과

등한 사람으로 받아들 다.44)

18세기 국에서는 이슬람에 한 부정 사고가 만연했지만,디알로와 같은 무슬림들은

후원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겨주었다.이로 인해 이들의 후원자들은 이들의 종교 헌신에

깊은 존경심을 갖게 되었고,결국 그들에게 자유를 부여하는 결정을 내리게 되었다.45)

하지만 많은 무슬림이 이와 반 되는 우를 받았다.아 리카에서 온 무슬림 노 들은

국에 도착했지만 소모품으로 취 을 받았다.이들은 혹사와 빈곤,그리고 궁핍으로 아사

하기도 했다.46)이로 인해 18세기 후반 많은 무슬림들이 주인으로부터 도망쳐 사회 지

를 바꾸었으며,자신의 법 권리를 주장하기도 하 다.이들은 회를 만들고 국에 도착

하는 새로운 무슬림 노 들에게 국의 상황과 문화를 비 으로 소개했으며, 국 사회의

44) P.Fryer,op.cit.,pp.421-423.

45) F.O.Shyllon,op.cit.,p.60.

46) A.G.B.FisherandH.J.Fisher,SlaveryandMuslim SocietyinAfrica:theinstitutioninSaharanand

SudanicAfricaandthetrans-SaharanTrade,London,1970,pp.2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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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평과 불공정을 비난하기도 하 다.이로 인해 자신에게 가해지는 학 를 견딜 수 없었

던 하인들은 도망쳤고,이들의 고용주들은 이들의 귀환을 구하는 고를 신문에 실었다.

국에 도착하자마자 아무 보상도 받지 못하고 도망치거나 풀려난 하인들은 음악가,행상,

그리고 거지로 겨우겨우 생계를 이어갔다.구빈원은 집도 없고,아사 직 인 이들을 마지못

해 지원해 주었다.이처럼 다양하게 섞인 식민지 출신의 빈곤층은 같은 고향 동료들이 자주

찾는 장소로 집결했다.무슬림과 힌두교도들은 평소에 자주 모 던 곳에서 음악과 춤 모임

을 열었다.자유롭지 못한 상태에서 도망치고자 애쓰는 이들을 지원한 것은 몹(Mob)이라

불렸던 국 노동자들이었다.이들은 종종 탈주자들과 친구가 되었고, 상 사냥꾼으로부

터 이들을 보호했다.47)

무슬림과 국 사회 간 상호작용의 주요 평가 은 문명화 정도와 사회 신분,그리고,

이에 한 여론이었다.이와 같은 은 인종과 종교에 동일하게 용되었다.이는

비유럽인들,특히 이주 무슬림들이 국 사회에 종속되면서 이슬람세계에서 온 무슬림들이

부정 으로 평가되었음을 통해 짐작해 볼 수 있다.18세기 말 국으로 여행을 갔던 인도

무슬림들은 국인들로부터 열등감을 느끼지 않았다. 국인들이 이들을 편견 없이 손

님으로 맞이해 주었기 때문이다.양국의 상호이해 과정을 통해 인도 무슬림들은 자신들의

문화와 종교,그리고 사회 지 에서 차별을 받지 않았다.인도인 미르자 아부 딸립

(MirzaAbuTalib)과 미르자 이흐티사무딘(MirzaIhtisamuddi),그리고 이집트 학자 리

알-타흐타 (Rifaal-Tahtawi)와 같은 무슬림 여행객들은 국 엘리트 집단과 지식을 공유

하며 환 과 환 를 받았다.이들의 을 통해 당시 국 사회의 특정 계층과 무슬림들 간

사회 교류의 형성과 진행과정의 단면을 엿볼 수 있다.아부 딸립은 국인의 고집과 편

견, 국보다 우월하지 않은 나라의 습에 한 멸시,그리고 국 습에 한 우월의식

등을 느 으며,일부 이슬람 습의 비합리성에 한 공격과 순례자들의 메카 도착 의식에

한 조롱에 해서는 유감을 표시하기도 하 다.하지만 그는 자신이 만난 국 엘리트들

에 해 매우 정 으로 평가하 다.18세기에 국으로 여행을 간 무슬림들은 국 내 이

주 무슬림들과는 달리 인종이나 종교 편견에 의해 커다란 향을 받지 않았으며,낯설고

이국 인 것에 한 국인들의 호기심이 높았음을 알 수 있다.

47) P.Fryer.op.cit.,pp.6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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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르시아 특사 미르자 압둘 하산 쉬라지(MirzaAbdulHasanShirazi)는 1809년 국을

여행하 으며, 국 상류층에게 확실한 인상을 남겼다. 국인과 국 사회와 미르자는 서

로 매료되었다.그가 국에 해 정 인 생각을 갖게 된 것은 부분 으로 그가 받은 따

뜻한 환 때문이었다.그는 국인의 정 함을 칭찬하고,군주제를 찬양했으며,군인,선원

빈곤층 자녀를 한 사회복지 제도로부터 깊은 인상을 받았다. 한 국인들은 아주 잘

생기고,아주 아름다운 사람들이라고 생각했다.그는 국인이 리는 자유와 독립을 찬양

했고,이란 여성들도 국 여성들을 닮기를 희망했다.미르자가 아부 딸립과 마찬가지로

국에서 인기를 얻었던 주요 원인은 남을 의식하지 않는 편안함과 요 인물들과 잘 어울리

는 사교성,그리고 유사한 수 의 이해능력 때문이었다.그는 오페라와 연극을 감상했고,매

일 말을 탔으며,그날의 주제에 해 화를 나 수 있을 정도로 어를 유창하게 구사했

다.일요일이면 그는 싱턴(Kensington)정원에서 유행의 첨단을 걷는 이들과 산책을 했

다.그곳에서 그의 세련된 존재와 화려한 페르시아 풍 의상은 많은 이목을 끌었다.48)

19세기 국 사회에서는 무슬림과 국인 간 다양한 상호작용과 이 목격되었다.

노 제도로 인한 불평등은 존재했지만,식민지 지배자들과 식민지화된 피지배자들 간

에서 오만함이나 우월감은 그다지 크지 않았다.인종차별로 인한 편견은 여 히 존재했지

만,피부색이나 출신국가가 그들의 자유로운 교류에 커다란 방해는 되지 않았다. 를 들어,

결혼에서는 피부색이나 종교보다 수입이 더 요한 요소로 간주되었다.세이크 딘 마흐무드

(SakeDeanMahomed)는 인도에서 베이커(Baker) 의 후원을 받아 육군에서 복무했으

며,1784년 그와 함께 아일랜드로 갔다.그는 지역 학교에서 어를 배웠고,훌륭한 가문 출

신의 쁜 아일랜드 소녀와 이 맞아 도망간 후 결혼해서 라이튼(Brighton)에 정착했다.

그가 설립한 ‘샴푸 허 증기탕 사업(Shampooingandherbalvapour-bathsbusiness)’은

큰 성공을 거두었다. 기에는 인종에 한 편견과 이국 인 치료법의 효능에 한 의심 때

문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지만 그의 명성이 국 역으로 퍼졌다는 것은 인종과 종교가 극

복할 수 없는 장애물은 아니었음을 보여 다.그의 백인 아내 마흐무드 부인(Mrs.

Mahomed)은 편견과 의심을 해소하고 고객들과 신뢰를 회복하는데 요한 역할을 했다.

국 사회와 문화를 이해하고 있었던 그의 아내는 사업운 에 큰 도움이 되었으며,환자들에

48) D.Wright,ThePersiansAmongsttheEnglish:EpisodesinAnglo-PersianHistory,London,1985,p.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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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한 치료를 제공할 수 있었다.그는 다른 인종과의 결혼에서 자신의 문화 ·종교

특수성을 지나치게 고집하지 않았으며,이를 변화하는 국의 가족문화를 수용하는 방법이

라고 생각했다.지 까지 남아있는 상화에 그는 여 히 인도 복장을 하고 있다.그는 인

도 이슬람 문화의 상징 인 특징을 고수했지만,자식들의 이름 로잔나(Rosanna),헨리

(Henry),호 이쇼(Horatio), 드릭(Frederick) 아서(Arthur)에서는 종교 인 특징을

고집하지 않았다.국제 으로 유명했던 의사인 그의 손자 드릭 아크바르 마흐무드

(FrederickAkbarMahomed)가 1884년 사망했을 때,부고란에는 국 부모를 두었다고 기

록되어 있었다.그의 다른 손자 제임스 리만 마흐무드 목사(Rev.JamesKerriman

Mahomed)는 19세기 후반 서섹스(Sussex)호 (Hove)교구 목사로 임명되었다.이는 그가

혼합된 인종과 종교 근원,그리고 국 정체성을 모두 수용했다는 것을 의미한다.49)

1815년 나폴 옹과의 쟁이 끝날 무렵 국은 해상권을 확고하게 장악하 다. 국은 해

상권을 바탕으로 세계 최고의 해운업과 산업의 강 국으로 변모하 고, 국의 제국주의 지

는 난공불락이었다.이후 국의 국제 무역과 선 물량은 속하게 증가했다. 국의 해

상무역 확 는 인도 출신 무슬림 선원들의 국 유입으로 이어졌다.임시 노동자 던 이들

은 국인 하숙집에서 살았다.하지만 시간이 흐름에 따라 이들은 스스로 하숙집을 세웠고,

고객을 악하며 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다.이들은 국 사회 내에서 발생하는

언어 어려움과 사회 문제 해결을 해 조언했으며,지역공동체와 선원들을 조정하는

개인 역할을 수행하기도 하 다.이들은 유능한 개인이 되기 해 국 사회와 상호 력

할 수 있는 체계를 구상하기 시작했다.이들은 백인 여성과 공식 는 비공식 방법으로

결혼하 으며,이는 이들이 지역 사회와 교류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었다.백인 여성

과의 결혼은 이들에게 실용 인 도움을 주었으며,지역 사회나 당국과의 소통에서 정 인

역할을 수행하 다.

제2 국 사회와 이주 무슬림의 갈등

1.종교 갈등

49) HumayunAnsari,op.cit.,p.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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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은 무슬림 이슬람세계를 비유럽인 비기독교 세계로 간주하 으나, 랑스 명

이후 수십 년 동안 무슬림에 한 자신감이 생기면서 이들을 하는 태도도 크게 바 었다.

18세기 인도인과 이집트인들은 고 문명의 후손으로 존 을 받았다.하지만 19세기 새

로운 문화 우월주의가 생겨나기 시작했다.오스만 제국에 한 유럽의 공포가 사라졌고,

한 이슬람의 힘도 약화되었다.이와 같은 우월감의 뿌리는 이슬람세계에 한 유럽의

향력 확 ,유럽의 결집,그리고 국의 제국통치 기술과 능력의 발 이었다.

이런 분 기 속에서 19세기 국 내 비유럽인에 한 편견과 이단에 한 기독교인의

감이 크게 확산되었다.이러한 인식은 국 사회의 무슬림에 한 인식에 큰 향을 미

쳤다.한 때 교양 있는 민족으로 여겨졌던 인도인들은 1792년 이후 타락하고,천하며,도덕

의무감이 부족한 민족으로 묘사되었다.다른 문화를 이해하고 포용하는 모습을 보 던

세 는 사라졌고,제국주의 태도를 지닌 세 가 등장했다.피부색,종교 국가의 차이에

도 불구하고 인도인들을 자신들과 같은 인간으로 표 했던 동정은 인도 선원들이 게으르고

멍청하다는 비난으로 바 었다.50)제국주의 신탁 통치는 알 드(Alfred)의 법,셰익스피어

(Shakespeare)의 언어,그리고 기독교를 식민지 세계에 하면서 개화와 변화의 통치로

환되었다. 국인들은 제국을 ‘하나님이 추구하는 한 목 을 실 하기 해 신의

섭리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도구’라고 여겼다.51)결국 1790년-1840년 사이 인간의 동질성에

한 근원 신념과 동양문명에 한 존 은 부분 사라졌다.

19세기 반 많은 기독교 복음주의자들은 자신들의 종교가 구원을 향한 유일한 길이며,

다른 종교를 믿는 이들은 원한 지옥살이를 하게 될 것이라고 확신했다.매콜리

(Macaulay)는 유명한 『교육에 한 요』(MinuteonEducation:1835)에서 인도인들이

개화되기를 원한다면, 국 인 취향,의견,도덕성 지성에 완 히 동화되어야 한다고 주

장했다.52)

국의 정치인들은 기독교 선교와 국가 이익이 서로 련되어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

었다.팔머스턴(Palmerston)은 국가 의무의 일부분으로 기독교를 장려했다.교회 선교

회는 리엄 뮤어(William Muir)같은 복음주의 기독교 료들로부터 지원을 받았다. 국인

50)D.Hiro,op.cit.,p.5.

51)C.C.Eldridge,England'sMission:theImperialIdeaintheAgeofGladstoneandDistaeli,1868-1880,

London,1973,pp.238-239.

52) HumayunAnsari,op.cit.,pp.6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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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은 1857년 인도 폭동의 원인을 도덕 향상,진취 인 행정제도,그리고 근 화를 수용하

지 못하는 인도인들 때문이라고 생각했다.이런 와 에 특히 무슬림들은 인도 폭동을 주도

했다고 비난을 받았으며, 국인들은 으로 무슬림들을 비난하기 시작했다.뮤어가 이

시기에 술한 『무함마드의 삶』(LifeofMahomet)에는 ‘무함마드의 검과 코란은 세계가

지 까지 알아왔던 문명,자유를 하는 가장 치명 인 ’이라고 기록되어 있다.그는 이

슬람을 인간을 퇴보시켜 야만 인 상태로 유지시키는 잘못된 종교라고 생각했다.보스워스

스미스(BosworthSmith)같은 학자들도 역시 이슬람을 체 으로 잘못되고 사악한 종교로

간주했다.53)

이 시기에 국에 도착한 인도 무슬림 선원들은 국인들의 종교 개화의 상이었다.

19세기 버포스(Wilberforce)와 토마스 클락슨(ThomasClarkson)같은 기독교 자선가들

은 인도 무슬림 선원들을 개종시키는 것을 퇴보한 민족에 한 일종의 도덕 의무로 간주

하 다.1812년 인도 무슬림들을 기독교로 개종시키고,이들에게 어를 가르치고자 하는

시도가 있었다.선교사들은 인도 무슬림 선원들을 개화하고 기독교화시키는데 열정 으로

몰두했다.선교사들의 끊임없는 개종 노력에도 불구하고,인도 무슬림들은 기독교 배에

참가하는 것에 해 극도의 반감을 가지고 있었고, 배에 를 받은 이들은 도망을 치거

나 배참석을 거부했다.

하지만 일부 무슬림들은 빈곤을 벗어나기 해 어쩔 수 없이 기독교로 개종했다. 를 들

면,유세 아스만(UsefAsman)과 그의 사 피터(Peter)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는 이제 모두 기독교인들이다.우리는 매주 일요일 학교에 가고,항상 배당에

간다 …···우리는 여기에 와서 기독교가 되라는 강요를 받았다.물론 진정한 무슬림은

다른 사람이 만진 음식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짐승들은 다른 사람에 의해 도

살되었고,우리는 고기가 필요했다.빵도 기독교인이 만들었다.교사는 아버지 노릇을

하기 해 오곤 했다.우리는 가능한 한 최 한 무슬림으로 남기 해 버텼다.하지만

겨울이 왔고,우리에게는 돈이 없었다.그래서 다른 사람이 만진 음식을 먹을 수밖에

없었다.”54)

53)Ibid.p.61.

54)H.Mayhew,LondonLabourandtheLondonpoor,NewYork,1968,vol.Ⅲ,pp.186-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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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인이 되었다고 주장하는 모든 사람들이 진정으로 개종한 것은 아니었다.실제로 기

독교로 개종하지 않고 돈을 벌기 해 그럴듯한 인상만 이들도 있었다. 를 들면,얀

미르(JanMeer)는 이런 내용을 자에 붙여서 목에 걸고 기독교인의 동정과 자선을 요청했

다.그는 자에 쓰인 내용이 뭔지 몰랐고,이에 해 신경도 쓰지 않았다.그가 심을 둔

것은 오로지 이런 식으로 돈을 많이 벌 수 있었다는 사실이었다.개종 의지는 었지만 개

종 선언으로 축 되는 물질 인 혜택을 인지한 무슬림들이 공개 으로 이슬람을 포기하기

도 하 다.

18세기 흑인 하인,선원,임시 노동자,그리고 빈곤층은 백인 하인,선원,임시 노동자

빈곤층과 자유롭게 어울렸다. 국 기독교인들은 다른 인종간의 동거와 결혼,그리고 출산

을 반 했지만, 국 여성들은 수치심이나 모멸감을 느끼지 않고 기꺼이 다른 인종들과 어

울려 지내고 결혼까지 했다.런던 선교 회(LondonMissionSociety)회원은 “이들 유색 계

층이 이 지역 내 가장 낮은 곳에서 새로운 피부색의 아이들을 낳는 것을 보았다.(…)이는

타락함을 보여주는 다.타락한 우리 국민들 다수가 유색 남자에게 으로 헌신하고,

그 일부는 유색 남자의 아이를 낳기도 했다.”라고 말했다.55)

1850년 런던 빈곤층을 날카롭게 비 한 헨리 메이휴(HenryMayhew)는 마르고 뱀 인

아시아인들은 음흉하고 교활하다고 표 했으며,선교사인 조셉 살터(JosephSalter)는 태양

의 땅에서 온 거지들이 책략과 속임수로 살아간다고 말했다.56)유색 인종에 한 부정 인

식은 백인의 우월주의에 의해 더욱 확고해졌다.19세기 아랍 무슬림과 인도 무슬림들은 종

교 반감뿐만 아니라 국 언어와 습에 한 미숙함으로 더욱 고립되고 배척당했다.

2.인종 갈등

국인들은 신문과 잡지의 만평,그리고 소설을 통해 무슬림들의 이미지를 부정 으

로 묘사하 다.무슬림 방문객들은 거리 부랑아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했고, 은 아가씨들

사이에서는 반갑지 않은 호기심의 상이 되었다. 국 여성과 유색 인종 남성 간의 계는

다양하게 해석되었다. 반 으로 무슬림 남성과 백인 여성 간의 성 계는 거부되었다.그

55)D.A.Lorimer,Colour,ClassandtheVictorians:EnglishAttitudestotheNegrointheMid-nineteenth

Century,Leicester,1978,p.41.

56)Fryer,op.cit.,p.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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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국 민족과 제국주의 지배의 우월성에 한 신념을 해할 수 있다고 간주했기 때문

이다.

국인들은 타인종과의 교류를 막기 해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 다.그 하나는 소설

『욕정이 가득한 터키인』(TheLustfulTurk)과 같은 문학작품에 타인종의 성 방종 이미

지를 넣는 방법이었다.소설에서 터키 무슬림들은 백인 여성을 상으로 욕정을 품는 것으

로 여겨졌고,이런 이유 때문에 험에 처해있는 백인 여성들은 보호를 받아야 하는 상으

로 간주되었다. 국 식민지 료들은 무슬림,특히 인도 무슬림들이 성 문제에 있어서

자제심이 부족하고,유혹하는 백인 여성을 거부할 수 없는 상으로 여긴다는 이미지를 고

수했다.이런 이유 때문에 20세기 국으로 유학을 온 인도 무슬림 학생들도 이성의 유

혹을 뿌리치지 못하는 미숙한 청년으로 묘사되었다.일부 인도 무슬림들 에는 실제로 지

나치게 방종한 삶을 살기도 했다.하지만 새로운 사회 ·성 계에 노출되어 자기발견의

과정을 시작한 무슬림들도 있었다.링커스 인(Lincoln'sInn)법학원에서 공부한 사이드 아

흐마드 칸(SayyidAhmedKhan)의 아들 사이드 마흐무드(SayyidMahmud)는 ‘나는 런던에

도착한 후 진정하고 충실한 무슬림이 되었다’고 었다.57)

인종의 다원성에도 불구하고 많은 국인들은 무슬림들과 련된 고정 념을 가지고 있

었다.제1차 세계 부상을 당한 인도 무슬림 군인들이 치료와 요양을 해 국 남부

해안으로 이송되었다.이때 우편검열 은 다음과 같이 비난했다.“그들은 남녀가 어울리는

자유를 이해하지 못한다.동네 라이튼 여성들의 무분별한 행동은 그 의도가 순수하다해도

엄청난 스캔들로 이어질 것이다.”이에 따라 인도 무슬림 군인들과의 만남을 막기 해 이

들과 백인 여성 간 이동과 연락은 엄격히 제한되었다.이들과 국 여성의 잘못된 만남은

국이 인도를 지배한 제국주의 정신에 먹칠을 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인도 무슬림 군인

들이 백인 여성과 어울리는 것을 막기 해 매우 엄격한 조치들이 취해졌다. 를 들어,한

간호사가 빅토리아 여왕으로부터 십자가 훈장을 받은 인도 무슬림 군인 미르 다스트(Mir

Dast)와 사진 는 모습이 공개되자 이를 지하라는 상부의 지시가 떨어졌다.여성과 얘기

하는 모습이 에 띄는 인도 무슬림 군인은 구라도 한 벌을 받을 것이라는 명령도

하달되었다.인도 무슬림 군인들을 치료했던 라이튼의 키치 (Kitchener)병원에서는 일

57)H.Malik,SirSayyidAhmadKhanMuslim ModernizationinIndiaandPakistan,New York,1980,p.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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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성격에 계없이 모든 여성들의 업무가 지되었다.58)

하지만 백인 여성들은 무슬림이 그들과 성 인 을 갈망한다는 인식을 결코 받아들이

지 않았다. 국 제국의 권력이 최정 에 달했던 시기에도 모든 계층의 여성들이 동양 남성

에 해 매력을 느끼고 있었다는 소문이 퍼져 있었다.이런 이유로 1899년-1905년 인도 총

독이었던 커즌(Curzon)경은 “집에서 터번을 두르고,충분한 보석을 소유하고 있으며,검은

피부를 가진 모든 남자가 미니 악바르(Akbar)황제이다.”라며 우려를 표명하기도 하 다.59)

식민지에서 형성된 인종 사회 계질서는 국 본토에 새로운 으로 간주되었으며,

지배층과 피지배층 간의 지나친 친 계는 국 제국의 지 와 신을 추락시키는 것으

로 간주되었다.그 결과 국 제국은 다른 인종과의 성 계를 도덕 ·윤리 ·인종 우월주

의 회복운동으로 승화시켰다.

20세기 국에서는 ‘성 오염’에 한 진지한 경고가 있었다.성 오염은 인종 퇴

보로 이어질 거라고 믿었다.사회 혼동과 제국의 쇠퇴를 막기 해서는 성 오염을 피해

야 한다는 주장도 등장했다. 국은 지배 민족과 피지배 민족 간 사회 거리가 유지된다면

제국의 질서를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만약 피지배층이 유럽 여성과 친 한 계를

맺고,동등한 사람으로 인정받는다면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다.하지만 이 모든 정치 선

은 별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60)

통 사회가치를 수하 던 무슬림 상류층은 공공장소 개인 장소에서 남녀분리

에 익숙해 있었다.이들은 공공장소에서 여성과의 만남을 해서는 안 될 경험으로 간주했다.

19세기 루트풀라(Lutfullah)와 같은 무슬림들은 공공장소에서 여성이 남성과 사교를 즐

길 수 있도록 허가된 문화를 방종의 문화로 간주하 다.이들은 남성의 유혹으로부터 여성

이 미덕을 지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이슬람식 남녀 분리 문화라고 생각했다.하지만

국 사회의 사교 만남에서 남녀 간 가까운 물질 거리를 경험했던 많은 무슬림들은

차 평정심을 잃기 시작했다.무슬림들은 국 여성들이 공 인 공간으로 들어서는 순간 무

슬림 남성들은 당황하게 하고 고민하게 만든다고 생각했다.하이데르아바드(Hyderabad)수

58)R.Visram,TheFirstWorldWarandtheIndiansoldiers,Indo-BritishReview,XVI,2,June1989,pp.

20-21.

59)Ibid.20-21.

60)K.Ballhatchet,Race,SexandClassundertheRaj:ImperialAttitudesandPoliticsandTheirCritics,

1793-1905,London,1980,pp.119-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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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재 이었던 칸(M.H.Khan)은 1890년 국 사회에서 무슬림이 마주치는 딜 마에

해 "자신에게 순수하게 심을 보이는 여성이 자신을 유혹하는 매춘부라고 오해했고,그녀

는 매춘부로 오해받은 사실에 경악했다"고 묘사했다.61)결국 무슬림과 국 백인 여성 간의

사회 계는 종교,인종 문화 배경의 차이에 의해 향을 받았고,이런 인식은 인종

우월성과 신분의 차이로 이어졌음을 알 수 있다.

3.사회 갈등

국인들은 지배층 여성과 식민지 남성간의 성 계를 인종 계질서에 한 과 제

국의 질서 괴로 간주하 다.하지만 국 기득권층이 가장 우려했던 것은 인종이나 문화

차이보다 사회계 질서의 괴 다.빅토리아 시 말기 다양한 인종으로 결합된 국

사회는 계 구분의 필요성을 인지하 다.이로 인해 하층계 으로 락한 무슬림들은 국

의 새로운 사회계 질서에 항할 수밖에 없었다.따라서 국의 새로운 사회질서 확립은

무슬림들에 한 반발로 생겨났음을 알 수 있다.

무슬림들에 한 부정 감정은 1897년 여왕의 60주년 기념행사가 끝난 후 정에 달했

다. 국의 식민지 던 인도의 무슬림 엘리트들이 지식이나 지 능력을 바탕으로 권력에

근하자 국인들은 인종 우월성을 내세워 이들을 차별하기 시작했다.

인종과 계 간 상호 련성을 보여주는 는 빅토리아 여왕의 무슬림 하인이었던 문쉬

압둘 카림(MunshiAbdulKarim)의 사례 다. 국인들의 시각에 카림은 권력의 자리에

무 가까이 다가간 무슬림이었다. 국인들은 그가 국의 이익이 아닌 다른 이익을 추구하

는 것이 아닌지 의문을 제기하면서 그의 충성심을 의심했다.빅토리아 여왕을 보좌하던 두

명의 인도 수행원들 한 명이었던 카림은 1887년 여왕의 50주년 기념행사가 열린 직후

국에 도착했다.그는 여왕으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여왕에게 인도어를 가르쳤고,

인도인 인도인의 종교와 문화에 해 알려주는 역할을 했다.1889년 이후 그는 승진을

거듭했으며,1890년에는 폰 앙겔리(vonAngeli)그림의 주인공이 되었다.1894년 여왕은 그

를 인도 장 으로 임명하 고,인도의 명 훈장을 하사했다.궁정에서 그의 향력이 확

61)M.Hobhouse,FurtherskechesbyanIndianpen,IndianMagazineandReview,March1890,pp.

144-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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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자 여왕의 신하들과 인도 료들은 그를 질투와 개심의 상으로 삼았으며,그를 끌어

내리기로 결심했다.이들은 그의 사회 출신 성분에 의구심을 가지기 시작했으며,이를 증

명하기만하면 여왕에 한 그의 향력도 감소될 것이라고 믿었다.이들은 그를 비방하기

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했으며,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를 모욕하고 조롱하

다.그에 한 여왕의 후원과 지지가 증가할수록 그에 한 모욕과 조롱도 거세졌다.1890

년 두르바르(Durbar)에서는 카림에게 귀빈석이 제공되었다.그 자리에서 리트우드 에드워

즈(FleetwoodEdwards)경은 그와 차를 마시려하지 않았으며,여왕의 다른 가신 이드

박사(Dr.Reid)는 그에게 런던 병원들을 안내하는 일정을 거부했다. 한 여왕은 그를 수행

단과 함께 랑스 시미네(Ciminez)로 데려가고자 했으나,왕족들은 그와 함께 식사하는 것

을 거부했다.그는 이러한 우와 처신에 모욕과 치욕을 느 다.62)

카림은 여왕과 함께 하는 거의 모든 행사에서 왕족과 정부 료들로부터 모욕을 당했다.

법 생이었던 그의 친구 라피우딘(Rafiuddin)은 국가 기 을 설했다는 명을 쓰기도 하

다.여왕의 가신들은 그가 정치 으로 험하고,아 가니스탄의 첩자라고 비난하면서 감

시했다.여왕은 그에 한 신뢰를 꺾지 않았으나,궁정에 있는 인도 장교들까지 합심하여

압력을 행사하자 결국 그의 지 를 축소하라는 설득에 넘어가고 말았다.이는 국 기득권

층의 타 인종에 한 차별 의식구조를 변해주고 있는 목이었다.여왕은 국 기득권

층의 인종 ·사회 차별에 해 걱정과 우려를 표하기는 했지만,이들의 집단 행동을 막

지는 못했다.

여왕이 사망한 후 국 기득권층 료들의 무슬림에 한 인종 ·사회 차별과 편견은

더욱 심해졌다.에드워드 7세(EdwardⅦ)는 이들의 조언에 따라 카림에 한 문서를 모두

소각하 으며,여왕의 편지 몇 장만이 카림의 아내에게 달되었다.여왕의 측근들 상당

수는 여왕이 무슬림들에게 우호 이었다고 믿었으며,여왕이 국 무슬림과의 재를 통해

오스만 제국과 계를 개선하는 것에 해 부정 이었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19세기와 20세기 국에 정착한 무슬림들은 다음과 같은 특

성을 지니고 있었다.첫째, 국 무슬림들은 인종과 계 측면에서 다양성을 지니고 있었다.

둘째, 국 무슬림들은 외국인이나 이방인들을 요인으로 간주한 국 사회 국

62)R.Visram(1986),op.cit.,p.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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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의 태도와 행동에 따라 다양한 근법을 활용하 다.셋째, 국 무슬림 집단들은 국제

국의 권력이 강화되고,무슬림들을 불평등하고 열등한 사람들이라고 인식하기 시작한 시

에서 다양한 경험을 겪었다.이 시기에 무슬림들은 일자리 획득이나 백인 여성과의 교제 등

사회 계형성에서 국 백인들의 면 차별을 경험했다.넷째, 국인들의 차별 속에

서 무슬림들은 문화와 종교 측면에서 항정신을 확립하기 시작했다.1945년 이 에 무슬

림들은 주로 종교,인종,그리고 피부색으로 국 사회로부터 차별을 받았지만,이는 무슬림

의 정체성 확립의지를 강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제3 국 이주 무슬림 공동체의 황과 문제

1.이주 무슬림 공동체의 황

<그림 3-1> 국으로 이주한 무슬림의 출신 국가(자료출처:CEMS,2002)63)

63)HumayunAnsari,op.cit.,p.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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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1990년 말 국 이주 무슬림의 출신 국가별 황 (단 명)64)

국 내에 종교에 한 믿을만한 통계가 없는 상황에서,2001년 인구조사는 처음으로 종

교 련 질문을 하 다.1991년 이 에는 PSI데이터와 노동력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인구

조사 추정치를 확보했으며,출신 민족이나 출생 국가 같은 기본 정보를 바탕으로 종교 련

추정치를 제시하 다.남아시아인의 종교는 출신 민족을 통해 쉽게 추론할 수 있었다.왜냐

하면 키스탄인과 방 라데시인들은 거의 부분 무슬림이었기 때문이다.하지만 인도,키

로스,그리고 말 이시아에서 이주한 무슬림들의 종교 황은 악하기가 힘들었다.이들

국가의 국민들 상당수는 무슬림이 아니었다.이런 상은 터키 난민과 터키에서 온 망명

신청자들의 경우도 마찬가지 다.1991년 인구조사에 따르면, 국 내 터키 공동체의 인구

수는 26,597명이었고,이들은 거의 부분 무슬림이었다고 해지고 있다.65)이 수치는 무

은 것으로 간주되었다.왜냐하면 국에서 태어난 터키계 무슬림들을 반 하지 않았기 때

문이다.뿐만 아니라 1980년 이후 망명 신청자로 국에 도착한 터키계 쿠르드족의 숫자가

15,000명이 넘는다는 것도 불확실했다.이들 1993년 이민과 망명법 제정 후 난민 지 를

받은 사람들은 거의 없었다. 한 상당수는 억류되었거나 강제 추방되었다. 국 내 터키계

무슬림의 숫자는 여 히 불확실했다.쿠쿠칸(Kucukcan)은 1996년 터키계 무슬림의 수가 약

125,000명이었다고 추정했다.66)

64)Ibid.,p.168.

65) D.Owen,CountryofBirth:SettlementPatterns,1991CensusStatisticalPaperno.5,Centrefor

ResearchinEthnicRelations(CRER),December1993,p.10.

66) T.Kucukcan,Thepoliticsofethnicity,identityandreligionamongTurksinLondon,Universityof



- 47 -

국 내 아랍인의 총 규모를 추측하는 작업은 매우 어려웠다.아랍 는 동 무슬림 공

동체에 포함되는 사람에 한 정의에서 이주자의 범주에 정착민이나 단기체류자를 포함시

켜야 하는지에 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루이스(Lewis)는 동 무슬림 거주자(정치 난

민,기업가,학생 등)와 실제 공동체를 구성하는 사람들을 구분했다.후자는 국에 단순 체

류하는 것이 아니라,일을 하고 특정 도시지역에 거주하면서 특정 국가에서 온 다른 이민자

들과 연락을 주고받는 사람들을 일컬었다.이들은 비슷한 종류의 경제활동에 종사하면서,

일종의 공동체 집단을 구성하 다.루이스의 에 따르면,런던 주변에 거주했던 다수의

아랍인들은 응집된 공동체라기보다는 단순 거주자 다.이들은 국에 체류하면서도 여 히

동에서 일했다.하지만 이집트인(의사,교사,학자),이라크인,모로코인(호텔과 음식 ),

팔 스타인인(사업가),그리고 멘인(제조업)은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었다.이들은 국에

실제로 정착하 고,제조업,서비스업,그리고 문 직종에 종사하 다.67)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다양한 실증데이터를 근거로 다양한 추정치가 제시되었다.1992년

닐슨(Nielsen)은 1981년 인구조사 데이터를 바탕으로 국에 총 690,000명의 무슬림이 거주

하고 있으며,이들 아랍인은 50,000명이고,이란인은 20,000명이라고 보고했다. 한 그는

‘1986년에 실시된 민간 설문조사’도 인용했는데,이 설문조사에 따르면 체 무슬림 인구는

936,000명이었다.68)

1981년 인구조사에 따르면,잉 랜드에는 76,563명의 아랍출신 인구가 있었으며,이

30,000명 이상이 런던에 집되어 있었다.이와 같은 수치는 ‘가장의 출생지’데이터에서 추

론한 것이었는데,이는 아랍- 국 상공회의소의 주장이나 1980년 말 이코노미스트(The

Economist)에 인용된 500,000명(주요 아랍 공동체 모로코인 50,000명,이집트인 90,000명

-120,000명,이라크인 100,000명 팔 스타인인 20,000명을 포함하여)과는 많은 차이가 났

다.69)1990년 할리데이는 국 내 무슬림 공동체에서 살고 있는 멘인의 수가 15,000

명이라고 추정했다.70)한편 1970년 말 수천 명의 이란인들이 경제 ·정치 이유로 국

으로 이주했으며,많은 수의 요르단, 바논,팔 스타인,수단,시리아,튀니지,알제리,모

Warwick,1996,p.89.

67) P.Lewis,op.cit.,p.14.

68) J.Nilesen,MuslimsinWesternEurope,Edinburge,1992,p.41.

69) TheEconomist,17September1988,p.39.

70) F.Halliday,ArabsinExile,YemeniMigrantsinUrbanBritain,p.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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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타니아 걸 국가의 무슬림들도 이주하 다.1982년 PSI조사에 따르면, 국 내 인도

인구 16%가 무슬림이었다.1991년 데이터에 따르면,인도 무슬림의 수는 134,000명에 달

했다.1990년 말까지 국 내 무슬림 인구는 크게 증가했다. 키스탄,방 라데시 인구만

해도 1991년 640,000명에서 36%나 증가하여 약 1,000,000명에 달했다.2001년 국 내 무슬

림 인구는 1,500,000만 명이 넘었고, 재 무슬림 인구는 2,000,000명이 넘는 것으로 추정하

는 것이 합리 이다.71)

국 내 무슬림들의 다수는 잉 랜드에 살고 있지만,다른 지역에 살고 있는 무슬림의

수도 지 않다.1991년 인구조사에 따르면,스코틀랜드에는 62,000명의 소수 민족 이주민들

이 살고 있었는데,이 키스탄인이 21,000명 이상,인도인이 10,000명 이상,그리고 방

라데시인이 1,000명 이상 살고 있었다.스코틀랜드 국무부가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1991년

인구조사에서 스코틀랜드 내 소수 민족 인구 61%(약 38,000명)가 무슬림이었다.72)이 수

치에서 웨일스와 북아일랜드의 다양한 무슬림 인구는 제외되었다.가디언(Guardian)에 따르

면,2002년 웨일스의 무슬림 인구는 약 50,000명이었으며,북아일랜드의 경우,1991년 952명

에서,약 5000명으로 증가하 는데,이 다수인 약 4,000명이 남아시아인,특히 키스탄

인이었다.73)

2.지역별 무슬림 공동체 황

국 내 무슬림 이주자들은 민족에 따라 공동체를 형성했으며,다양한 지역에 분포되어

있었다.1991년 인구조사에 따르면,방 라데시인 반 이상(53%)이 런던에 살고 있었으

며,이 거의 반(43%)이 타워 햄리츠(TowerHamlets)에 살고 있었다.이는 국 내

체 방 라데시 인구의 23%에 달했다.74)

71) www.statistics.gov.uk/census2001,2001년 인구조사 데이터에서 좀 더 확실한 국 내 무슬림 인구 추정치

가 나왔다.2001년 인구 조사에서는 사상 처음으로 종교 소속에 한 질문을 했기 때문이다.2003년 2월

13일에 발표된 국가통계청(OfficeforNationalStatistics,ONS)통계에 따르면, 국 내 무슬림 인구(2001년

4월)는 1,591,000명이라고 한다.ONS웹사이트에서 ‘2001년 인구 조사의 큰 그림-21세기를 한 벤치마크’를

참조한다.그러나 ‘자료가 없는’무슬림과 망명 신청을 한 무슬림이 많고,이들이 여 히 인구 조사에 반 되

지 않는 계로 재 국에는 약 2백만 명의 무슬림 인구가 산다는 게 좀 더 실 인 추정치라는데 다들

의견을 모으고 있다.

72)www.bbc.co.uk/scotland/webguide/religion;TheGuardian,17June2002,pp.6-7.

73)Ibid.,pp.6-7.

74)Peach,ed.,Ethnicityinthe1991Census,vol.2,London,pp.157-158;Ratcliff,ed.,Ethnicityinthe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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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도시별 국 무슬림의 분포 황75)

이들은 비교 최근에 국에 왔고,경제 여건이 매우 궁핍했기 때문에,더 큰 무슬림 공

동체로 확산되는 것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키스탄인들은 국 역에 걸쳐 무슬림 공동체

를 형성하고 있었으며,런던에는 비교 낮은 비율(18.4%)이 거주하고 있었다.76) 키스탄

인들이 집되어 있었던 지역은 서부 산업도시,즉 랭커셔,그 이터 맨체스터,웨스트 요

크셔 같은 제조공장 도시 다.잉 랜드 동남부 지역에서는 키스탄인들이 주로 런던 동북

부와 서부,슬라우,버킹엄셔,옥스퍼드에 살고 있었다. 한 이들은 래 크셔, 래스고,에

든버러,던디 같은 스코틀랜드의 일부 도시 심지에서도 상당한 규모의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었다.스코틀랜드 내 무슬림 인구는 부분 스트래스클라이드 지역과 로디언,테이사이드,

그램피언, 이 부 지역에 거주하고 있었다.스코틀랜드 내 무슬림 인구의 다수는

키스탄인이었으며,주요 도시에 소수의 아랍인,터키인,그리고 이란인들이 거주하고 있었

다.

터키계 키 로스인들은 집된 공간에서 거주하 다.런던의 몇몇 자치구에는 국 내 터

키계 키 로스 인구의 약 90%가 집되어 있었다. 쟁 에 국으로 들어온 이민자들은

Census,vol.3,London,1996,p.123.

75)TheGuardian,17June2002.

76)D.ColemanandJ.Salt,eds,Ethnicityinthe1991Census,vol.1,London,1996,p.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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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들이 일하는 호텔과 스토랑에서 가까운 런던 웨스트엔드 지역의 하숙집에서 살았다.

하지만 이들은 가족을 청한 후 경제 어려움에 직면하자 더 렴한 런던 외곽 자치구들

로 이사하 다.그들은 엔필드,해링게이,바네트,이슬링턴,해크니,사우스워크,루이셤,월

섬 포 스트,시티 오 웨스트민스터, 싱턴 첼시 등 템스 강 북부와 남부에 골고루

분포되어 있었다.

오클리(Oakley)는 캠든 타운(CamdenTown)이 미니 키 로스로 불렸으며,홈 카운티,루

턴,버 엄,리버풀,맨체스터,뉴캐슬,노 엄,더비,사우스엔드-온-시 라이턴에도 소

규모 터키계 키 로스인 공동체들이 여러 개 형성되었고,이들을 합한 총 인구는 약 5,000

명에 달했다고 말했다.77)

1981년-1991년 무슬림들의 도시 집 상은 더욱 두드러졌다.무슬림들이 특정 지역에

집된 것은 사실이나,이들이 해당 지역에서 다수를 차지한 은 없었다.소수 민족이

다수를 차지하는 지역에서 살고 있었던 키스탄인과 방 라데시인은 체로 20% 안

에 불과했다.하지만 도시 내부 지역에 거주했던 무슬림 인구의 도는 비교 높았으며,

런던의 일부 지역에 거주했던 키스탄인과 방 라데시인의 평균 비율이 40%를 넘는 곳도

있었다.

무슬림들이 가장 집해서 살고 있었던 지역은 런던이 아니라 다른 도시 지역이었다.

제4회 PSI조사결과,버 엄,맨체스터,셰필드,리즈,리버풀,뉴캐슬의 경우 키스탄인

(15%)과 방 라데시인(13%)거주자의 비율은 매우 높게 나타났다.런던 외곽 지역인 타인

어,머시사이드,그 이터맨체스터,웨스트요크셔,사우스요크셔,그리고 웨스트미들랜즈의

경우, 키스탄인(36%)의 비율이 방 라데시인(11%)의 비율보다 더 높았다. 도시 지역

아닌 곳에 거주했던 키스탄인(33%)과 방 라데시인(22%)의 비율도 비교 높았다.78)

동에서 온 무슬림들은 국 내 다른 무슬림 집단의 정착 패턴과 유사한 특징을 지니고

있었다.이들은 다른 무슬림 민족 집단과 마찬가지로 런던 내부와 주변부의 지역에 비교

큰 소수 공동체(41%)를 구성하 다.이들 1/6이상은 잉 랜드 동남부에 살고 있었으며,

웨스트미들랜즈와 북서부 지역에도 많은 수가 거주하 다. 동에서 온 무슬림 25% 이

상은 국 내 여러 지역에 흩어져 살고 있었는데,이들 다수는 다른 무슬림 민족 집단과

77)R.Oakley,op.cit.,pp.99-102.

78)T.Modood,EthnicMinoritiesinBritain:DiversityandDisadvantage,London,1997,p.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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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 웨스트민스터 같은 부유한 런던 내부 자치구 싱턴과 첼시 자치구 등에 살았다.

반면에 가난한 동 출신 무슬림들은 헤크니(Hackney)나 타워 햄릿(TowerHamlets)같

은 비교 빈곤한 자치구에서 공동체를 구성하며 살았고,소말리아인들도 마찬가지 다.79)

멘인과 소말리아인들은 런던에서 떨어진 카디 ,버 엄,리버풀,셰필드,그리고 사우스

실즈 등에 살고 있었다.하지만 이들 무슬림들은 남아시아 무슬림들만큼 집하여 살지는

않았다.

무슬림 이주민들의 집과 분리 패턴에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작용했다.이주 기에 이

들은 값싼 주택과 특정한 기술 경험을 요구하는 일자리 때문에 특정 지역으로 몰려들었

다.하지만 이들은 정착하면서 차 선택과 제약의 기로에 서게 되었다.이주자들은 사회

지지,공유되는 언어,문화 종교 통 등을 이유로 자신들이 속한 집단에서 살기를 선

호하 다.이들이 국 산업도시의 빈민가에 집해 거주하게 된 이유는 인종차별이나 무슬

림 이주자 지역형성에 한 구조 제약 등 외부 요인보다 값싼 주택 투자를 통한 축

등 내부 요인 때문이었다.

무슬림 이주자들은 자신들의 민족 집단으로 구성된 공동체에서 사는 것을 선호했다.이들

은 이런 선택이 자신들에게 불이익을 안겨주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했다.실제로 1980년

반 슬라우 내 키스탄인의 인구 도가 높았던 것은 민족의 동질성 선호 상보다는 재

정상태, 망,그리고 주택수요 지역주택 제도 등 제한 상황 때문이었다. 키스탄인이

맨체스터 내 소수 민족 거주지에서 벗어나 다른 지역으로 확산된 것은 독특한 상이 아니

었으며, 국 내 무슬림 이주자들의 일반 패턴 하나 다. 키스탄인들은 더 좋은 동

네의 더 비싸고 유리한 부동산을 물색했다.성공한 무슬림들은 1970년 부터 최근까지도 자

신들의 향상된 지 에 어울리는 고 주택을 선호하 다.80)이들은 이사 갈 지역을 결정하

는데 종교나 민족성보다는 사회 재정 요건을 더 시하 다. 를 들어,성공한 무슬

림 사업가들은 무슬림 공동체를 벗어나 다른 사업가들이 거주하고 있는 동네로 이사를 갔

79)H.Ditmar,Somalisinlimbo-longingforhome,NewAfrican,January1995,pp.8-9.1990년 국 체

에서 60,000명,런던 이스트 엔드에만 10,000-5,000명이라는 아주 다양한 추정치가 나왔다.1980-1991년 7,141

명의 소말리아인이 국에 망명 신청을 했고,1993-2001년에는 34,945명이 국에 망명 신청을 한 으로 미

루어 볼 때,1980-2001년 42,000명이 넘는 소말리아인들이 국에 들어왔다고 보는 것이 합리 이다.따라서

국 내 총 소말리아 인구 추정치는 타당하다고 말할 수 있다.

80)P.Werbner,TheMigrationProcess:Caital,GiftsandofferingsamongBritishPakistanis,Oxfprd,1990,

pp.4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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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반면에 공장에서 노동자로 일하다 자 업을 운 하게 된 사람들과 공공 서비스 문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일터와 가까운 지역에 치한 간 가격 의 집으로 이사를 갔

다.

키스탄 무슬림들은 기 이민자들이 공동체를 형성했던 지역에 그다지 의존하지 않았

다.이들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백인들과 일하면서 어 국식 생활방식을 배웠으며,

그 결과 비이민자 지역에 치한 동네에서 사는데 필요한 자신감과 독립심을 얻었기 때문

이다.그 기는 해도 이들 무슬림의 확산에는 몇 가지 특징이 목격되었다.

첫째,이들의 상당수는 친척이나 친구를 따라 새로운 정착지역으로 이사를 갔다.

둘째,이들 일부는 종교 시설에 근하기 편리한 이민자 지역 근처로 이사를 갔다.

셋째,이들은 자신들의 수요에 합한 기반시설과 이슬람 기 을 갖춘 새로운 집단을 형

성하 다.

1990년 국 내 무슬림의 지리 분포는 아주 복잡했으며,주로 제2차 세계 후 무

슬림들이 겪었던 물질 변화에 의해 결정되었다.올덤,번리,애크링턴,블랙번, 스턴부

터 듀스베리,키슬리, 래드퍼드 리즈까지 페나인(Pennines)산맥에 걸쳐 형성되었던

키스탄과 방 라데시 공동체들은 사회경제 구조조정의 거 한 향을 극복하고 생명력

을 유지하 다.

1980년 국의 면직물과 모직물 산업이 붕괴되면서 백인 인구와 무슬림 인구가 서로

분리되었다.다른 도시와 마찬가지로 백인들은 도심 지역의 암울한 지역을 떠나 교외로 이

사하 다.신분이 향상되고 수입이 높아졌던 산층 키스탄인과 방 라데시인들도 도심

지역을 떠났다.스스로 주택을 구입할 여력이 없었던 백인들에게는 새로운 주택을 할당받을

수 있는 차별 주택정책이 실시되었다.81)

백인들이 떠나자 도심 지역의 주택 가격은 낮은 수 으로 유지되었으며,무슬림들은 해당

지역에서 값싼 주택을 매입할 수 있었다.백인들이 탈출하자 국의 많은 마을과 도시에서

사회 으로 상호 배타 모습들이 나타났다.

국 이주 무슬림의 지역 분포는 기 이주민의 거주 형태와 경제 환경,그리고 인종

환경에 의해 결정되었으며,상당수의 무슬림들은 친척이나 친구를 따라 새로운 정착지역

81)A.Kundnani,FromOldhamtoBradford:theViolenceoftheViolated,London,2001,p.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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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이사를 갔고,종교 시설에 근하기 편리한 이민자 집 지역으로 이동하 으며,기반

시설이 하고 이슬람 련 시설을 갖추고 있는 새로운 집단을 형성하 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이민 2세 들은 가족과 가깝게 지내고 같은 민족 집단과 함께 사는 것보다 일자리와

더 좋은 주택을 가지는 것을 우선시하 다.이들은 문 자격증과 경력을 쌓아 부를 축 했

으며,이를 토 로 사회 스트 스와 빈곤으로 철되었던 지역을 떠나 새로운 지역으로

이동하 다.결국 기 무슬림 이주민들이 정착했던 지역에는 자격증이 없어 실업상태에 놓

던 은 무슬림들만 남게 되었다.이들은 궁핍한 지역,범죄율이 높은 환경,그리고 사회

문제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살고 있다는 이유로 계속 불이익을 당해야만 했다.

3.무슬림 공동체의 연령별․성별 황

1991년 인구 조사 결과에 의하면, 국 내 무슬림 인구 남아시아 무슬림 인구의 다

수는 백인 인구보다 훨씬 었으며,방 라데시인과 키스탄인은 나머지 무슬림 민족 집단

들보다 훨씬 더 연령이 낮았다.16세 미만 인구 비율의 경우,백인이 19%인데 반해 키스

탄인은 43%,방 라데시인은 47% 다.반면에 65세 이상 인구 비율의 경우,백인이 17%인

데 반해 키스탄인은 2%,방 라데시인은 1%에 불과했다.북아 리카 동 무슬림 집

단의 연령 구조도 국 내 나머지 무슬림 민족 집단들의 연령 구조와 비슷했다.이들은 토

착 국인들보다 훨씬 었다.82)

한편 남아시아 무슬림들,특히 방 라데시인과 키스탄인의 자연 인 인구 증가율(출생

자에서 사망자를 뺀 숫자)은 다른 무슬림 민족 집단보다 높았다.방 라데시인은 국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했던 집단들 하나 다.남아시아 무슬림 인구는 백인 인구보다 훨

씬 더 었기 때문에,이들의 출생률이 하락세 음에도 불구하고 체 인구의 평균 출생률

보다 높은 수 을 유지했다. 키스탄인과 방 라데시인들은 다른 민족 집단보다 어린 나이

에 가족을 꾸리기 시작했고,다른 민족 집단보다 더 늦게 가족을 완성했으며, 국 평균보

다 더 많은 자녀를 출산했다.결과 으로 이들은 더 큰 가족을 꾸렸는데,4명 이상의 자녀

와 6명 이상의 자녀를 둔 비율이 각각 33%와 42%에 달했다. 키스탄 세 의 평균 크기는

82)Modood,op.cit.,pp.4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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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든 반면,방 라데시 세 의 평균 크기는 변동이 없었다.83)

한편 1984년-1994년 국 내 체 민족 집단의 세 구조가 변하기 시작했다.이유는 자

녀(특히 남자 아이)가 가족의 잠재 인 자산이라는 통 인 사고방식을 완 히 탈피하지

못했기 때문이다.이주 속도가 둔화됨에 따라, 국에서 태어난 무슬림의 비율이 속하게

증가했다.1994년에 실시된 제4회 PSI조사에 따르면, 국 내 키스탄인 52%와 방 라데

시인 44%가 국에서 태어났다고 나타났다.이는 남아시아에서 이주한 무슬림의 비율보다

국에서 태어난 무슬림 자녀의 비율이 높다는 것을 의미했다.84)

국 내 동 출신 무슬림의 성별 분포에서 남아의 비율은 터키계 키 로스인이나 키

스탄인보다 훨씬 높았다.북아 리카와 동 이슬람 국가들로부터 국으로 이주한 무슬림

들은 타 지역 출신 무슬림들보다 남아를 선호하는 경향이 더 강했다. 국 내 알제리인

(65.4%),이라크인(60.3%),요르단인(63.6%)의 경우 확실히 남성 편향 이었다.이들 남성

다수는 정치 이주자이거나 난민이었으며,고국에 가족을 남겨두고 홀로 국으로 이주

한 사람들이었다.이들 46.5%가 결혼했으며,약 1/3은 국에서 가족을 꾸리지 않고 혼

자 살았다.

한편 국 이주 무슬림들 가족의 비율은 그리 높지 않았다.반면에 이집트인(53%)

과 사우디인(52.8%)은 좀 더 가족 심 이었으며,이로 인해 이들의 성별 분포는 비교

균형을 이루고 있었다.

국 내 무슬림 인구 남아시아 무슬림 인구의 다수는 백인 인구보다 훨씬 었으며,

방 라데시인과 키스탄인은 나머지 무슬림 민족 집단들보다 훨씬 더 연령이 낮았다. 한

이주 속도가 둔화되면서, 국에서 태어난 무슬림의 비율은 속하게 증가했다. 국 내

동 출신 무슬림의 성별 분포에서 남아의 비율은 터키계 키 로스인이나 키스탄인보다 훨

씬 높았다.이는 북아 리카와 동 아랍 국가들로부터 국으로 이주한 무슬림들은 남아를

선호하는 경향이 더 강했기 때문이다.

4.무슬림 공동체의 교육 황

83)Ibid.,p.43.

84)Ibid.,pp.4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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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이주 무슬림들은 교육,자격증 획득,그리고 기술 역량 강화 측면에서 다양한 모습

을 보여주었다. 국 무슬림 공동체의 사회 ·경제 역량은 역사 ,종교 ,문화 요인에

의해 확 되었다.만약 어 실력이 경제 발 에 기여했다고 가정한다면,1974년과 1982

년 PSI조사 상이었던 키스탄인과 방 라데시인들 어를 잘 구사하는 사람들은

별로 많지 않았다.하지만 1994년에는 한 어 능력을 지닌 무슬림의 비율이 크게 증가

했다. 키스탄 남성 78%, 키스탄 여성 45%,방 라데시 남성 75%,방 라데시 여성

40%가 유창한 어 구사 능력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능력의 향상은 시간의

흐름과 성별,그리고 연령과 한 계를 지니고 있었다.1994년 조사에 의하면, 국 이

주 무슬림들 은 남성은 어를 잘 구사했던 반면,25세-44세 사이의 키스탄 여성

1/2,그리고 방 라데시 여성 1/4만이 어를 구사할 수 있었다.나이가 상 으로

많은 무슬림 여성과 남성의 어 실력이 낮은 것은 국 도착 당시 연령과 국 거주 기간

이 복합 으로 작용한 결과 다.45세-65세 방 라데시 여성 어를 잘 하는 비율은 4%

에 불과한 반면, 국에서 25년 이상 거주한 방 라데시 여성 어를 잘 하는 비율은

60%에 달했다.85)

1990년 까지 이주 무슬림의 어 수 을 결정했던 요인은 거주 기간보다 도착 당시 연

령과 성별이었다.남성과 여성 모두 25세 이후에 국에 도착한 이들은 연령에 상 없이

어를 잘할 확률이 매우 낮았다.뿐만 아니라,자신이 속한 민족 집단의 구성원들과 같이 사

는 이들이 어를 유창하게 는 아주 잘하게 될 확률은 계속해서 낮은 수 을 유지하

다.86)이들은 국 사회에 참여하기 해서는 어 능력이 필수 조건이라는 사실과 언어습

득 향상을 해서는 공동체와 개인의 신념,가치 행 등이 향을 미친다는 ,무슬림

공동체의 노력뿐만 아니라 국 사회의 제도 조치들의 요구 된다는 을 인지하고 있었

다.하지만 국 무슬림 공동체는 언어 습득을 한 교육 자원과 기회를 제공할 수 없었으

며,사회경제 상황과 의료 주택 여건도 이와 같은 상황을 극복하기에 하지 못했

다.

처음에 어 습득이 힘들었던 자녀들은 교육과정에 제 로 근하지 못했으며,지역 교육

청(localeducationauthorities,LEAs)들도 학교 배정에 더 차별 정책과 행을 용하

85)Ibid.,pp.60-63.

86)Ibid.,p.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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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로 인해 국 내 무슬림들의 교육 성취가 평균 으로 다른 민족 집단보다 낮게 나

타날 수밖에 없었다.무슬림 자녀들이 겪은 교육 불이익은 다수 키스탄과 방 라데시

이주자들이 겪었던 사회계 화 상 때문에 더욱 악화되었다.결과 으로 무슬림 가족들의

교육 수 은 낮게 나타났다.

제2차 세계 후 남아시아로부터 이주한 무슬림들 공인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은 극

소수에 불과했다.방 라데시인의 75%와 키스탄인의 63%가 아무런 공인자격증을 가지

고 있지 않았다.여성은 남성보다 학 를 얻기가 더 힘들었다. 키스탄과 방 라데시 이주

자들 학 를 딴 남성은 각각 15% 던 반면,여성은 각각 5%와 3% 다.

1970년 반 실시된 PSI조사의 실증 인 데이터를 살펴보면,학 소지여부는 문화나

종교 인 요인보다 역사나 사회 요인과 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인도와 동아 리카 아

시아인 무슬림들은 백인보다 높은 학 를 소지한 반면, 키스탄인은 백인보다 낮은 학 를

획득했다.1980년 노동력 조사 데이터에 따르면,45세-59세 키스탄 여성 80% 이상,

25세-44세 키스탄 방 라데시 여성 70% 이상이 아무런 학 를 가지고 있지 않았

다.87)

이런 상황은 1980년 까지 지속되었다.1980년 키스탄인과 방 라데시인 반 이

상은 아무런 학 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반면에 인도와 아 리카 남성이 학 를 소지한 비

율은 백인의 반에 달했다.16세 이후 키스탄과 방 라데시에서 국으로 이주한 여성과

아 리카에서 국으로 이주한 여성의 학 소지 여부에는 큰 차이가 있었다.아 리카 여

성 12%가 학 를 보유한 반면, 키스탄과 방 라데시 여성 학 를 보유한 비율은

1%에 불과했다.88)1991년 인구조사 데이터에 따르면,다른 동 국가 출신 아랍인과 무슬

림들이 학 를 소유한 비율은 체 인구의 두 배(26.0% 13.4%)에 달했다.결국 키스

탄과 방 라데시 출신 여성 무슬림들은 타 지역 출신 여성 무슬림들보다 낮은 학 를 보유

했음을 알 수 있다.89)

하지만 1994년에 실시된 국 조사에 의하면 종교가 무슬림 여성의 교육 성취에 미치

는 향이 그 게 크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연구 데이터에 의하면, 키스탄과 방 라데

87)T.Jones,Britain'sEthnicMinorities:anAnalysisoftheLabourForceSurvey,London,1993,pp.38-39.

88)Modood,op.cit.,pp.64-68.

89)Peach,op.cit.,p.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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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출신 여성과 다른 민족 출신 여성들의 교육 성취도는 남성들보다 높았다.하지만 키

스탄과 방 라데시 출신 무슬림 여성들은 다른 여성들보다 학 수 이 훨씬 낮았다.두 나

라의 농 지역에서 온 무슬림 여성 다수는 교육 성취도가 히 낮거나 무학자들이

었다.이는 이 지역의 종교 요인이 아니라 사회 ·문화 요인 때문이었다. 통 으로

이 지역에서는 여성보다 남성에 한 교육이 훨씬 더 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90)

국의 교육제도가 이주자들에게 많은 향력을 끼치자,궁핍한 무슬림 민족 집단의 교

육 성취율과 수 이 크게 향상되었다.1991년 인구 조사 데이터에 의하면,16세-24세 집

단의 부분은 국에서 태어났으며,심지어 부모가 국에서 태어난 이들도 있었는데,이

들 GCSE수 이하의 자격증을 보유하거나 아 자격증이 없는 이들의 수가 크게 감소

하 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키스탄인과 방 라데시인의 학 보유 비율은 인도인들의 1/2

에 불과했다. 키스탄인과 방 라데시인의 학 보유율은 타 민족에 비해 낮았으며, 키

스탄인과 방 라데시인 여성들의 학 보유율은 여 히 남성들보다 었다.91)

무슬림의 학 보유율이 증가한 것은 의무 교육 이후 상 교육 기 에 진학하는 무슬림

들의 수가 증가했기 때문이었다.1990년 의무 교육 이후 상 교육 기 에 진학하는 16세

-24세 인구의 비율은 키스탄인과 방 라데시인,그리고 백인 사이에서 비슷하게( 키스탄

인/방 라데시인 54%,백인 56%)나타났다. 키스탄인과 방 라데시인의 경우,집안 배경

이 문직 리직인 16세-19세 연령 집단의 교육 참여 비율은 각각 70%와 88% 고,부

분 숙련 비숙련직은 각각 55% 다.92)

무슬림 이주민의 교육 참여율은 종교가 아니라 사회 계 의 차이와 문화 환경에 의해

좌우되었으며,특히 사회 계 은 학업의 지속성과 한 련성을 지니고 있었다. 키스

탄과 방 라데시 무슬림 자녀들이 겪은 교육 불이익은 이주자들이 겪었던 사회계 화

상 때문에 더욱 악화되었다.

5.무슬림 공동체의 고용 황

90)Modood,op.cit.,pp.63-66.1980년 말 더 큰 사회와 자녀들 때문에 남아시아 무슬림 부모들의 이 크

게 바 었다.그래도 여 히 많은 수가 ‘여자 아이들은 궁극 으로 결혼을 해야 하기 때문에 교육을 받을 필

요가 없다.'는 의견에 공감하 다.

91)Ibid.,p.73.

92)Peach,Ethnicityinthe1991Census:SocialGeographyandEthnicityinBritain;GeographicalSpread,

SpatialConcentrationandInternalMigration,vol.3,London,1996,pp.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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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세계 후 국 무슬림들의 고용 상황과 패턴은 다른 이주자들과 유사했으며,

체로 국의 경제 사회 변화와 필요성에 의해 결정되었다. 후 경제 재건과 기술 발

은 여러 산업 부문에서 국내 노동력뿐만 아니라 해외 노동력을 요구하 다.이에 따라 다양

한 임 비숙련 는 반숙련 육체노동 일자리가 남아시아, 멘,키 로스에서 온 무슬림

이주자들로 충당되었다. 키스탄과 인도 무슬림들은 잉 랜드 북부 모직물과 면직물,그리

고 공업 산업에 집 되었으며, 멘인들은 잉 랜드 동북부 철강 산업에 집 되었고,터

키계 키 로스인들은 런던과 잉 랜드 동남부 의류와 음식 산업에 집 되었다.이들은 거의

부분 어 능력이나 문 기술,그리고 산업 경험이 부족했기 때문에 노동 시장의 하층

부를 담당하 다.하지만 인종 차별 때문에 이들의 자격증은 요하게 간주되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이들의 취업은 노동력 부족 상이 심각한 몇몇 부문으로 제한되었다.

국의 무슬림들은 상 으로 경제 빈곤에 처해 있었으며, 키스탄인과 방 라데시인

들은 최악의 상태에 있었다.1970년 이들의 남성 고용비율은 백인 인구와 비교 할 때

비교 높은 편이었지만( 키스탄 92%, 체 인구 81%),1980년 말 이들의 남성 고용비

율은 백인이나 인도인 남성(77%와 79%)과 비교할 때 크게 감소하 다.93)

<표 3-2>종교별,국가별 국 이주민의 정규직 취업 연령 (%)94)

93)Jones,op.cit.,p.88.

94)HumayunAnsari,op.cit.,p.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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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종교별 남아시아 무슬림 남녀 경제활동 인구 (%)

(MarkS.Brown,RegionandeconomicactivityintheSouthAsianpopulation,Ethnic

andRacialStudies,23-6,November2000)95)

1991년 키스탄인과 방 라데시인의 경제 활동비율은 더욱 감소했으나(73.3%), 국 평

균(73.3%)과 같은 수 이었다.이들의 고용비율이 조했던 이유는 공식 인 노동시장에서

남아시아 무슬림 여성들의 참여율이 지속 으로 조했기 때문이다.방 라데시와 키스탄

의 경우 16세 이상 여성 인구 경제 활동을 하는 비율은 각각 22%와 27%이었던 것에

반해, 국 평균은 50% 다.96)

모두드(Modood)는 “ 키스탄과 방 라데시 여성의 경제 활동 참여율이 낮은 것은 아시

아 무슬림들의 특징이다.인도나 아 리카 아시아 출신의 소수 무슬림 여성들이 직업을 가

질 확률은 인도나 동아 리카 출신의 힌두교,시크교,기독교 는 비종교 여성들보다 훨

씬 낮다.그에 반해 인도 출신의 무슬림 여성들은 키스탄과 방 라데시 여성들보다 노동

시장에 진출할 확률이 높았다. 키스탄인과 방 라데시인의 문화 규범이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97)라고 주장했다.

이와 같은 주장은 다른 민족 집단의 무슬림과는 상반된 결과 다. 동 이주 무슬림 집단

95)Ibid.,p.190.

96)Peach,op.cit.,p.157.

97)Ibid.,p.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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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경제 활동을 하는 남성의 비율(75.4%)은 백인 남성보다 높았을 뿐만 아니라 여성의

비율(54% 50%)도 백인 여성보다 높았다.98)따라서 이와 같은 고용 패턴은 종교 요인

보다 사회경제 요인들과 더 많은 연 성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950년 와 1960년 많은 무슬림들이 국으로 이주하자 고용 패턴이 크게 변하기

시작했다.당시 다양한 무슬림 민족 집단들이 다양한 직종에 종사하 다.하지만 각 집단의

고용비율은 서로 달랐다.이는 어 능력,학 ,그리고 신분 상승과 경제 부에 한 신념

과 집념이 서로 달랐기 때문이었다.인도인들은 키스탄인과 방 라데시인에 비해 교육 수

이 높았고,더 좋은 문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었으며,상업 경험이 더 많았다. 키스탄

인과 방 라데시인의 경우 인도인들처럼 자신의 역량에 따라 실 일자리를 얻을 수 없

었으며,거의 부분은 하 직종의 일자리에 종사하 다.이로 인해 다수 키스탄인들

의 임 은 었으며,노동 시간도 길었고,육체노동(82.34%)에 종사했다.1980년 에 들어서

도 이러한 고용 패턴은 크게 바 지 않았다. 키스탄 남성 70%가 제조 산업에 종사했

던 반면,백인 남성의 비율은 41%에 그쳤다.99)

1970년 말부터 국 경제와 노동 시장이 진 인 구조조정과 변화를 겪자 키스탄인

들의 고용 패턴도 변화하 으며,상당수가 다른 직종으로 이동하 다. 다수 키스탄인들

이 종사했던 노동집약 제조업(직물과 공업)이 심한 타격을 입자,숙련도가 낮았던 키

스탄 노동자들의 다수가 일자리를 잃었다.

이로 인해 1980년 말과 1990년 이들의 상당수가 서비스 산업,특히 유통,음식

운송으로 옮겨갔다.방 라데시인들도 호텔과 음식 으로 이동하 다.반면에 동 출신

무슬림 남성과 여성의 부분은 화이트 컬러 직종에 종사했으며,육체노동 종사자는 었

다. 키스탄인과 방 라데시인의 경우, 어 능력과 자격증의 부족으로 직업 범 가 매우

좁았다.다른 무슬림 민족 집단과 비교할 때 제조업에 종사하는 키스탄인들은 지나치게

많았다.100)따라서 방 라데시와 키스탄 무슬림의 고용 패턴은 진 인 변화를 겪지 않

았으며,노동시장에서 여 히 낮은 지 를 가질 수밖에 없었다고 말할 수 있다.

부분의 키스탄인들은 여 히 제조업(30%는 직물,11.5%는 공장,10%는 의류,16%는

98)Ibid.,p.217.

99)Anwar,op.cit.,pp.61-62.

100)Modood,op.cit.,pp.108-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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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과 통신)에 종사했으며,제조업 일부는 1980년 이후 극심하게 약화되어 많은

키스탄인들이 일자리를 잃었다.하지만 육체노동 부문에서 동 출신 무슬림의 비율

(30%)은 상 으로 매우 낮았다.이는 종교가 무슬림 남성이 일자리를 구하는데 향을

미치는 결정 요인이 아님을 암시하는 목이다.

무슬림 여성은 무슬림 남성과 다르게 다양한 고용 특징을 보여주었다. 키스탄 여성

상당수는 의류와 신발 제조업에 종사했으며,일부는 소매 유통,공공 행정,교육 기타 서

비스 산업으로 진출하 다.아 가니스탄 여성들의 상당수는 소매 유통과 은행 융에

종사했다.육체노동에 종사하는 무슬림 여성의 비율(방 라데시인은 39%, 키스탄인은

41%, 동인은 26%)은 남성보다 낮았다.101)

한편 방 라데시 남성 14%는 문직과 리직(사회경제 계 I과 II)에 종사했다.이

는 국 평균 34%보다 낮았으며,모든 민족 집단 가장 낮은 수치 다. 키스탄 남성의

비율(26%)은 이보다 높았다.무슬림 여성은 남성보다 더 많이 문직에 종사하 다.방 라

데시와 키스탄 여성 25%,그리고 동 여성 35%가 최상 문직에 종사하고 있

었다.102)

1991년 인구조사 데이터를 살펴보면,많은 은 무슬림들,특히 남아시아 출신이 서비스,

기술,그리고 사무실 고용형태로 일자리를 환하 다.거의 모든 연령 집단에서 제조업 고

용비율은 30%로 떨어졌다. 은 키스탄인들은 유통업,음식 운송업에서 일자리를

찾았다.하지만 문 직종의 경우, 은 인구의 비율은 나이 많은 인구와 비교할 때 크게

증가하지 않았다. 은 남아시아 무슬림 여성들은 운송을 제외하고 다른 서비스와 유통업에

더 집 되어 있었다.

유망한 분야에서도 은 키스탄인의 고용비율은 다른 민족 집단들보다 훨씬 낮았다.남

아시아 무슬림들은 택시 운 이나 스토랑 같은 비 문직 역에서 많은 일자리를 얻었다.

비육체 노동 일자리에서 은 백인 여성과 키스탄 여성 사이에는 별 다른 차이가 없었지

만,반숙련 일자리에서는 간격이 벌어졌다.이는 은 키스탄 여성들이 은 방 라데시

여성에 비해 상 으로 성공을 거두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 다.고용 패턴에서 가장 낮은

단계에 있었던 은 키스탄인들은 여러 분야에서 상당한 수 의 사회 이동과 변화를

101)Ibid.,p.110.

102)Peach,op.cit.,pp.156-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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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다하지 않았으며,그 결과 일정 역에서 문직을 확보할 수 있었다.103)

무슬림 이주민들의 노동 시장 구조조정에서 가장 역동 인 고용의 특징 하나는 자

업의 성장이었다.자 업 수는 1971년-1992년 사이에 49%나 증가했는데, 부분 1980년

-1991년에 나타났다.남아시아 무슬림들의 자 업자 비율( 키스탄인은 23.9%,방 라데시

인은 18.6%)은 백인 흑인 민족 집단들보다 훨씬 높았다.1990년 에는 각 민족 집단의

자 업 비율이 어느 정도 감소했다.자 업은 지역 으로 차이를 보 다.런던보다 그 이

터맨체스터의 무슬림들이 자 업에 더 많이 종사하 다.런던 내에서도 지역 차이가 나타

났다. 트(Brent)의 방 라데시인 22.7%가 자 업에 종사했던 반면,타워 햄릿

(TowerHamlets)에서의 비율은 4.2%에 불과했다.104)이런 차이가 나타난 이유는 각 지역

무슬림 공동체의 출생지역별 차이와 사회경제 상황의 변화 때문이었다.타워 햄릿은 경제

으로 궁핍한 지역이었고,이곳으로 이주했던 방 라데시인들은 숙련도와 교육 수 이 낮

은 농부 출신이었다.이로 인해 이들의 고용 패턴은 숙련, 임 일자리로 제한되었다.

이들의 부분은 충분한 자본 능력이 부족했으며,사업 성공에 필요한 련 기술도 부족했

고,문화 수용 능력도 부족했으며,기업가 정신의 수 도 낮았다.

그 이터맨체스터 지역에 치한 키스탄 공동체도 비슷한 차이를 보 다.트래퍼드 인

구 33%가 자 업에 종사했던 반면,올덤 인구 자 업에 종사하는 비율은 17%에 불

과했다.맨체스터의 키스탄인을 조사한 베르 의 연구에 따르면,1940년 부터 국에

들어오기 시작한 많은 펀자 출신 이주자들은 공장에서 단기간 일자리를 얻었다.비록 단

기 고용이었지만,이들은 기 사업 자 을 모을 때까지 이직을 하지 않았다.이들은 기

사업자 을 바탕으로 의류 사업에 진출했으며,후에 의류 유통의 시장 거래자 도매업자

가 되었다.일부는 맨체스터에서 가장 큰 규모의 도매업자 제조업자로 성장하기도 했다.

한 일부는 소매업과 음식 에서 일자리를 얻었다.이들의 부분은 고등학교나 학 교육

까지 받았다. 학 학 를 소지한 이들도 많았다.이와 같은 펀자 출신 이외에 카라치 출

신 학생들도 맨체스터에 정착하 으며, 키스탄에서 구축했던 사업 연 을 최 한 이용했

103)Ibid.,pp.137-139.

104)S.Y.HoandJ.Henderson,LocalityandthevariabilityofethnicemploymentinBritain,Journalof

EthnicandMigrationStudies,25,2,April1999,pp.325-327.인도인 17%, 키스탄인 16.3%,방 라

데시인 12.2%가 자 업에 종사했다.한편 백인 11.5%,카리 해 흑인 4.7%,아 리카 흑인

5.6%가 자 업에 종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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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마지막으로 이주 노동자들 일부는 자 업에도 진출했다.1950년 말과 1960년 은

미혼 남성들이 펀자 서부(주로 구자라트와 젤럼 지구)에서 국으로 오기 시작했다.이들

은 소규모 자작농 가족과 바라다리( 키스탄 북부 지역)출신이었다. 통 으로 이들은 경

찰과 군 출신이었고,상 으로 교육을 잘 받았으나 무역에 종사해 본 은 없었다.이

들은 지역 공장이나 교통(버스와 기차)에서 일하기 해 맨체스터로 왔다. 부분은 임

노동자로 남았으나,일부는 1980년 사업에 진출하 다.이들은 가장 최근에 국으로

이주했지만,수 인 측면에서는 가장 큰 집단이었다.그러나 맨체스터에 살았던 부분의

키스탄인들은 여 히 음식,서비스,패션 사업에 종사하거나 문직(의사,회계사 변호

사)에 종사했다.105)

국 내 무슬림의 경우,남성과 여성 모두의 자 업 종사 비율은 비교 높은 것으로 나

타났다.이런 경향은 키스탄 여성들 사이에서 두드러졌다.연구 결과에 따르면,이들이 자

업으로 환했던 주요 요인은 경제 요인과 문화 요인이었다.이들은 타 민족 출신보

다 낮은 임 을 받았으며 기술 개발 능력을 인정받지 못했다.이들은 이러한 임 과 고용

그리고 인종 차별 때문에 자 업으로 환할 수밖에 없었다.

국 사회에서 종교는 종종 이슬람 련 사업 개발에서 제약으로 작용했으며,사업 선택

과 재화 제공,그리고 서비스에도 향을 미쳤다.무슬림들은 종교 이유로 알코올 거래를

못마땅하게 여겼다. 한 무슬림들은 종교 이유로 특정한 종류의 이자, 출을 꺼렸기 때

문에 기 후속 투자가 부족한 경우도 있었다.하지만 이와 같은 제약 때문에 무슬림 기

업 활동이 성공을 거두지 못한 것은 아니었다.베르 는 1970년 와 1980년 맨체

스터에서 무일푼에서 거부로 거듭나기 해 추구했던 일부 키스탄인들의 략을 설명했

다.106) 키스탄인 라피크(Rafiq)는 서비스가 부족했던 버려진 시장을 개척하기 시작했

다.107) 키스탄인들은 양탄자 사업에 집 하면서 렴한 양탄자를 제조하 고, 임 노

동력을 사용하 으며,간 비를 고, 은 이윤 방식으로 사업을 운 하며 경쟁 우 를

할 수 있었다.무슬림 이주자 공동체에 속했던 기업가들은 다른 곳에서는 일할 기회가 별

105)Werbner,op.cit.,pp.50-78.

106)Ibid.,pp.84-87.

107)M.Rafiq,Ethnicityandenterprise:acomparisonofMuslim andnon-Muslim ownedAsianbusinesses

inBritain,NewCommunity,19,1,1992,p.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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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없었던 무슬림 여성들의 값싼 노동력을 이용하여 백인 기업가들에 비해 우 를 할 수

있었다. 키스탄 무슬림의 가족 제도와 동일 민족이라는 조건은 충실하고 값싼 여성 노

동력을 확보하는데 이상 이었다.

무슬림 여성들의 경제 활동 수 이 비교 낮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노동력과 렴한

임 은 기업의 발 에 기 이상의 향을 끼쳤다고 말할 수 있다.하지만 키스탄 여성들

의 노동 시장 참여 비율은 높지 않았다.이는 무슬림 사회에 상존하는 남녀 분리라는 문화

요인 때문이었다. 키스탄 남성들은 아내가 일자리를 얻기보다 집에서 살림하면서 시간

을 보내는 것을 선호했다.

성별은 키스탄 여성들이 직장 유형을 결정하는데 요한 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다.

종교와 습 등 문화 요인들은 노동시장에서 여성의 취업 기회를 제한했던 결정 요인

이었다.

한편 실업률과 련하여,방 라데시인과 키스탄인은 연령층에서 높은 실업률을 보

다.이들의 실업률은 문 직업 부문과 특정 기술 분야에서 높게 나타났지만 새로운 경제

부문과 자 업 분야에서는 낮게 나타났다.1991년 인구조사 데이터에 따르면,모든 민족 집

단 방 라데시인(남성 31%,여성 35%)의 실업률이 가장 높았다. 키스탄인의 실업률

(28.5%)은 이보다 약간 낮은 수 이었다.한편 최근에 실시된 국 실업률 조사 결과에 의

하면, 키스탄인의 실업율(38%)과 방 라데시인의 실업률(42%)은 이 보다 훨씬 늘었다.

이에 반해 백인의 실업률은 15%,인도인의 실업률은 19%로 비교 낮았다.일반 으로

국 내 동 출신 무슬림들의 실업률은 19.5%로 비교 높게 나타났지만, 키스탄인과 방

라데시인들의 실업률보다는 낮았다.108)

국에서 실업률이 가장 높았던 런던의 심부와 서부 역 도시에는 무슬림들이 집

으로 거주하고 있었다.최근에 국으로 들어온 키스탄과 방 라데시 이주자들의 연령과

교육 수 은 비슷했지만,이들의 실업률은 16세 이 에 국으로 도착한 이주자들보다 더

높았다.이는 이주가 고용 망에 요한 향을 끼쳤음을 의미한다.

무슬림 민족 집단과 비무슬림 민족 집단 간 교육 수 차이도 고용 패턴에 향을 끼쳤

다.1988년-1990년 학 가 없었던 백인 남성의 실업률은 12% 고,학 나 그에 하는 자

108)Owen,op.cit.,p.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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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증이 있었던 백인 남성의 실업률은 3% 던 것으로 추정된다.이에 반해 키스탄 남성의

실업률은 각각 24%와 9% 다.109) 키스탄과 방 라데시 남성들 학 소지자는 백인과

인도 남성보다 었으며,자격증이 없는 비율도 두 배 이상 높았다.하지만 1990년 무렵

이들은 비교 높은 자격증을 획득하 으며,이로 인해 실업률도 낮아졌다.110)

1990년 까지 무슬림 노동자들의 고용 상황과 패턴은 여러 가지 면에서 큰 변화를 보여

주지 못했지만,계 성별과 련된 실업율의 차이는 다양한 민족 집단들에서 목격되었

다.

6.무슬림 공동체에 한 인종 ·종교 차별

제2차 세계 후 처음 수십 년 동안 국 이민 사회에서는 민족 ·인종 차별이 목격

되었다.무슬림들,특히 남아시아 출신 무슬림들은 다른 소수 민족 집단들과 마찬가지로 다

양한 역(주택,교육,고용,사회 복지 서비스,매체 공 생활)에서 차별을 당했다.

무슬림들이 간 으로 종교 차별을 경험했다는 구체 증거들도 있었다.국무성 보고서

인 ‘잉 랜드와 웨일스의 무슬림들과 차별’에서 와 같은 종류의 차별을 성격,심각성,그

리고 빈도별로 조사했다.이 보고서는 차별 가능성이 가장 높은 역을 교육,고용,그리고

매체라고 지 하 다.111)이들에 한 차별 우나 배제가 발생했던 이유는 할랄(halal)

음식의 가용성,기도를 한 휴식 시간과 종교 축제,부 한 기도 시설,그리고 학교나

학,공공장소에서의 복장과 언어 때문이었다.112)웰러(Weller)의 조사에 의하면 무슬림들은

주택 회 회원,지역 원회,부동산 개인,그리고 지역 주민들로부터 부당한 우를 받

았다.113)이로 인해 무슬림들의 모스크,학교,그리고 묘지 건축 허가가 종종 거부되기도 했

다.114) 한 일자리에서 무슬림들은 복장 규정,종교 습,그리고 채용과 선발 행에서 차

109)Jones,op.cit.,p.127.

110)Modood,op.cit.,pp.83-84.

111)P.Weller,A.FeldmanandK.Purdam,MuslimsandReligiousDiscriminationinEnglandandWales,

HomeOfficeResearchStudy220,London,2001,p.77.

112)BritishMuslimsMonthlySurvey(BMMS),July1998.

113)BMMS,July1997에 의하면,주민들이 동네에 무슬림이 이사 오는 것을 반 했고,BMMSFebruary2000

에 따르면 ‘망할 키스탄으로 돌아가라’같은 욕설을 함으로써 무슬림을 괴롭혔다고 한다.Humayun

Ansari,op.cit.,p.202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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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을 받았다.115)특히 무슬림 여성들이 학교와 직장에서 히잡(hijab)을 쓰는 것이 문제가 되

었다.이와 련하여 무슬림들과의 타 과 충을 도출한 단체들이 많았지만,히잡을 쓰고

자 하는 무슬림 여성을 차별하는 단체들도 있었다.116)무슬림 남성의 수염도 종종 문제가

되어 면도를 하지 않은 무슬림 학생들의 등교가 허락되지 않았다.117)

직장의 고용주들은 무슬림들이 종교 축제를 이유로 휴가를 내는 것에 해 불만을 가지

고 있었다.118) 국에서 할랄 음식을 구하는 일은 크게 어렵지 않다.하지만 무슬림들의 할

랄 음식에 한 국인들의 반응은 결코 정 이지 않았다.119)무슬림들에 한 국민의

감은 차별 우에서부터 학 와 노골 인 신체 폭력(폭행,무덤 훼손,모스크나 기타

무슬림 공동체 건물과 센터에 한 공격)까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났다.120)무슬림에 한

차별은 1980년 와 1990년 사회 ·경제 변화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나타났다.121)

1990년 에는 무슬림들에 한 불이익과 차별 외에 공 생활로부터의 배제라는 새로운

패턴도 등장했다.122)무슬림들의 사회 참여 배제와 차별은 정부 차원에서도 이루어졌으

며,이런 상은 무슬림과의 의를 의도 으로 기피하는 정부의 인식 부족으로 더욱 악화

되었다.더욱이 무슬림 개개인이 좀 더 미묘한 방식으로 배제되는 상도 나타났다.123)

114)BMMS,November1998에 의하면,셰필드에서는 상인들이 모스크 계획을 차단시키는데 성공했다.BMMS,

June2000에 따르면,무슬림 학습 센터에 한 건축 허가가 거부되었다.BMMS,July1999에 따르면,런던에

서는 헤이 트(Hainault)에 무슬림 매장지가 들어서는 것을 반 하는 규모 시 가 있었다. BBMS,

August1997에 따르면,부동산 개인이 히잡을 쓴 무슬림 여성의 집 구경을 막았고,그 결과 그 여성은

2,000 운드에 달하는 배상 을 받았다.Ibid.,202에서 재인용

115)BMMS,October1997에 의하면,특히 무슬림 여성들에게 있어 복장 규정과 유니폼은 주요 잠재 갈등

역으로 부상했다.BMMS,March1995,November1996,Novermber1997,July2000에 따르면,무슬림 여성이

히잡을 썼다는 이유로 해고되었다.Ibid.,202에서 재인용

116)BMMS,November1999에 따르면,무슬림 여성은 학교나 직장에서 언어 학 를 받았으며,그 때문에 학

교나 직장을 그만두거나 자신의 신앙에 해 타 해야 했다.Ibid.,202에서 재인용

117)BMMS,October1993,August1996,October1998에 따르면,조셉 식당바(Joseph'sRestaurantBar)에서

두 명의 무슬림 요리사가 비슷한 경범죄로 해고되었다.Ibid.,203에서 재인용

118)BMMS,April1993,December1993,Junuary1994,May1995.Ibid.,203에서 재인용

119)1993년 이후 발행된 BMMS는 정기 으로 할랄 음식에 한 여러 기 의 정책에 해 보도했다.Ibid.,203

에서 재인용

120)2000년 4월,5월,8월 BMMS,April2000,May2000,August2000에 따르면 모스크와 종교 센터에 방화

공격이 있었다고 보도했다.BMMS,Nevember1994,November1997에 따르면 무슬림의 집 앞에 돼지머리

를 두고 간 사건도 있었다고 보도했다.2000년 7월 BMMS,July2000에 따르면 모욕 인 그래피티(벽화와

낙서)가 있었다고 보도했다.Ibid.,203에서 재인용

121)BMMS,1995,November1996,October1998,May2000.Ibid.,203에서 재인용

122)1995년 12월 BMMS,December1995에 따르면 버킹엄 궁 이 마련한 국제 구호원 리셉션에는 450명이 참

석했는데,무슬림 자선단체 표는 한 명도 를 받지 못했다.Ibid.,203에서 재인용

123)BMMS,March1996에 따르면 아크타르 아지즈(AkhtarAziz)는 인종 평등 원회 보고서에서 경찰 문화와

련하여 무슬림들이 당면한 문제들을 강조했다.그의 동료들은 그가 왜 알코올을 구입하지 않는지 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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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 국 내 소수 무슬림들은 사회 차별과 배제에도 불구하고 사회 각계각층에서

느렸지만 고무 인 진 을 이 냈다.이는 국 기득권층과 국가가 무슬림들에 한 우려와

부정 시각을 제도 으로 보완하여 이들의 의견을 수용했으며 국 사회에 한 이들의

기여도를 인정했다는 에서 주목을 받았다.실용 차원에서 국 정부 기 기업

들은 무슬림들을 사회 으로 배제하는 경우,이들에 의한 서비스 제공과 조직의 활성화가

악 향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차 정 인 조치를 취하기 시작했다. 거넘

(Dagenham)에 치한 포드 자동차회사(FordMotorCompany)는 무슬림 신자들이 주요 종

교 축제에 연례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하 다.

맨체스터에 있는 세이 웨이(Safeways)매장은 무슬림 원들의 히잡 착용을 허용했다.

국 군 는 할랄 음식의 배 을 허용했으며,군사 작 등 환경 으로 불가능한 경우를 제

외하고 무슬림들의 식과 하루 5회 기도를 허용했다.124)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 내 무슬림의 반 인 상황은 개선되지 않았다.1990년 국

사회에는 무슬림에 한 증오가 만연했으며,편 ,차별 정책과 행,사회 배제,

그리고 폭력 등이 다양한 형태로 나타났다.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국 무슬림들의 분노와

망감은 확 되었으며,무슬림들은 국 사회 주류로부터 여 히 배제되었다.이는 1960년

무슬림들의 삶과 실 불만이 본질 으로 변화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했다.125)

1960년 국으로 이주한 무슬림들은 사회 ·경제 으로 한 변화를 겪었다.많은

무슬림들이 국 도심 지역에서 일을 시작하여 경제 부를 축 하기 시작했으며,경제

독립을 꿈꾸며 교외로 이동했다.하지만 소수 민족이 규모로 이주한 지역에서는 백인들이

이사해 나가는 백인 탈출 상이 나타났다.백인이 이탈하자 이 지역의 무슬림들에게 교육

과 일자리 기회가 확 되었으며,이로 인해 신분이 상승한 무슬림들도 이 지역으로 이주하

다.하지만 매우 궁핍한 지역에서 살고 있었던 부분의 무슬림들은 백인 탈출 상을 이

용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었다.이들에게는 원천 으로 취업의 기회가 제한되어 있었

기 때문이다.이들 상당수는 원래부터 교육 자격증을 소지 하지 못했으며,기술 수 도

낮아 실업자 신세이거나 임 일자리에 종사했다.그 결과 이들은 게토 지역을 벗어나지

를 이해하지 못했다고 말했다.Ibid.,203에서 재인용

124)BMMS,August1994.

125)Modood,op.cit.,p.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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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했다.

국 무슬림들의 삶은 주로 사회 ·경제 요인에 의해 결정되었으며,여기에는 차별,배

제,폭행,그리고 훼손 등이 포함되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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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국 이주 무슬림의 문화 수용과 문화화

국 사회에서 발생한 이주 무슬림들의 정치 ·사회 ·문화 참여를 이해하기 해서는

국 문화로의 통합 개념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 고찰해야 한다.이들의 국 문화 수용을

문화 변(acculturation)126)으로 해석할 것인가 아니면 문화화(enculturation)127)로 해석할 것

인가는 이주 무슬림의 정체성을 분석하는데 요한 요소이다.미드(Mead)는 이주 무슬림의

국 문화 수용을 문화화로 해석하면서,이들은 국 문화의 고유성과 특수성을 통해 국

문화를 배워나갔다고 설명했다.128)바인리(Weinreih)는 문화화를 개인이 다양한 역할을 실

험하고,그 역할이 맞는지 시험하며,일부 요소를 거부하고,다른 요소를 수용하는 과정이라

고 설명하 다.그는 “개인은 옷,음악,남자 친구와 여자 친구 같은 다양한 주제에 해 자

신만의 을 구축하고,주어진 도덕 의무를 면 하게 조사하기 시작한다.”고 말했다.129)

이 과정을 통해 사람들은 자신의 민족 집단에 한 충성도를 버리지 않으면서 다른 집단의

일부 특성을 자신들과 동일시하기도 하고,이를 바탕으로 자신의 민족성 개념을 다시 정의

126)문화 변이란 서로 다른 두 문화체계의 으로 문화요소가 되어 새로운 양식의 문화로 변화되는 과

정이나 그 결과를 말한다.문화는 진공 상태에서 형성된 것이 아니라 일정한 역사 상황에 의해서 생성되는

사회 소산으로 나타난다.그러므로 두 문화가 하여 서로의 유사성이 증가해가는 변화과정을 문화 변

이라 한다.다른 문화권간의 은 식민통치· 쟁·군사지배와 령·이주·선교활동·외교·학술 문화교류·방

문· 청·비즈니스·여행·매스미디어 등 다원 채 을 통해 이루어진다.문화변동이 일어나는 상황에 따라 자

발 인 유형과 강제 인 유형으로 구별한다.자발 인 문화 변은 군사 ·정치 지배 계에 있지 않은 두

문화가 상호교류를 지속할 때 문화요소들의 자유로운 차용과 수정이 일어나는 상이다.새로운 문화요소들

이 통합과정을 거쳐 존하는 문화체계 속으로 흡수되는 것이다.백인에게 정복되지 않은 나바호 인디언들을

이것의 성공 인 사례로 들 수 있다.나바호족은 18세기 에스 냐 식민주의자들과의 빈번하고 다양한 을

통해 의복과 속세공술 같은 에스 냐 문화의 여러 요소를 받아들여 그들 고유의 문화 속에 독자 인 방식

으로 통합하 다.강제 인 문화 변은 한 민족이 다른 민족을 군사 ·정치 으로 지배할 때 일어나는 규제

된 강압 인 문화변동이다.이 유형의 성공사례는 1820년 하와이에 선교사가 들어와 원주민들에게 양복과 원

피스를 구에게나 맞는 한 크기로 만들어 입혔는데,이것이 오늘날 하와이의 ‘무무’라는 옷의 기원이 된

것이다.하와이의 무무는 더운 기후에서 한 옷을 입어 오히려 시원하게 해주었으며, 재 세계 으로 유

명한 옷이 되었다.http://terms.naver.com

127)문화화란 문화 규범의 행에 한 비공식 는 공식 수용과 획득을 말하는 것으로,사회화

(socialization)와 거의 같은 의미이다.이 용어의 사용은 문화인류학 내에서 문화개념의 심성을 반 하고

있다.부모들 는 다른 사람들의 향을 받아,그 문화에서 한 것으로 간주되고 있는 표 에 일치하게

끔 보자의 행 유형이 의식 으로 는 무의식 으로 형성되어 가는 과정을 문화화라고 부른다.어떤 의

미에서는 그것은 어린이가 문화를 학습하는 과정이나 이주민이 주류 문화를 수용하고 학습하는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다.문화인류학자들은 보자들을 기존의 는 주류의 유형화된 문화 통 속으로 끌어들이는

과정이라는 을 강조하면서 문화화라는 용어를 즐겨 쓰고 있다.http://terms.naver.com

128)M.S.Razza,op.cit.,p.36.

129)P.Weinreich,C.L.LukandM.H.Bond,EthnicStereotypingandIdentificationinamulticultural

context,PsychologyofDevelopingSocietiesvol.8,no.1,1996,p.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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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거나 갱신하 다.이는 문화 변과 차이가 나는 개념으로서 타문화 요소와의 통합을 통한

자문화 요소의 변화로 해석되었다.일반 으로 문화 변은 지배 인 주류 문화를 향한 소수

문화의 변화 과정으로서 국 지배 문화를 향한 소수 무슬림 문화의 일방 변화를 의미하

다.한편 나스린 알리(NasreenAli)는 문화화를 민족화된 소수 집단과 주류 사회의 문화

특성 교환,그리고 이 과정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주류 문화로 응하고 통합

하는 변화 과정이라고 해석하 다.130)결국 문화화는 집단의 정체성이 진 인 변화를 겪

지 않고 안정성을 유지하는 과정과 특정 문화 출신이 다른 문화의 일원이 되는 과정,그리

고 주류 문화와 소수 문화를 동시에 향유하는 과정을 의미하 다.이는 국 사회에서 국

이주 무슬림 여성들이 이슬람의 고유 의상뿐만 아니라 서구식 국 의상도 동시에 입은 형

상을 의미한다.

제1 이주 무슬림의 국 문화 수용

1945년 이후 국 이주 무슬림들은 자신들을 단기 체류 이주자가 아니라 구 체류 정착

자로 인식하기 시작했다.사실 무슬림들의 국 이주는 새로운 도 이었다. 국 사회의

다수는 비무슬림이었으며,사회와 법과 제도도 이슬람법이 아니라 국법에 의해 지배를 받

았다.따라서 국으로 이주한 소수 무슬림들은 비이슬람 사회인 국의 주류 문화 속에서

국인뿐만 아니라 타민족들과 화합하고 소통하는 실용 삶을 추구해야 했다.

국 내 무슬림들은 사회참여를 통해 정체성을 유지하기 해 다양한 변화 과정을 겪었

다.제3장에서 언 했듯이,이주 무슬림들은 국에 정착하기 해 국 사회에서 정치 ·

사회 ·종교 갈등을 겪었으며,이로 인해 무슬림 공동체와 국 정부는 다양한 충돌을 경

험했고,상 방에 한 용과 배려와 화합의 정신을 공유하면서 국 문화를 수용하고 문

화화를 이룩하는 방법도 터득하 다.

기 무슬림 공동체의 국 문화 수용 방식은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났다.먼 종교 차

원에서 비이슬람 국가인 국에 정착하기 해서는 비신자를 이슬람으로 인도하는 극

인 다와(dawa)131)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1990년 국 무슬림의회 창시자인 카

130)N.Ali,CommunityandidentityoftheKashmiricommunity:acasestudyofLuton,Universityof

Luton,1999,pp.2-3,2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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림 시디끼는 다와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갔다.그는 서구 사회가 도덕 으로 산했다고 비난

하면서,무슬림 국가가 설립되어야 하고,무슬림이 모든 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그날까지

무슬림의 정치 힘을 키우고 배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국 무슬림들의 거의 부분은 출신 국가의 가혹한 사회 ·경제 실로부터

벗어나기 해 국으로 이주하 다.이들은 경제 여건을 개선하고 일자리를 찾는 것이

더 요했기 때문에 극 인 종교 활동인 다와에 참여하기도 힘들었고 몰두할 수도 없었

다. 한 이들은 국의 정치 ·사회 ·경제 제도나 구조에 항하지 않았으며,비 조직

이나 결사체도 구성하지 않았다.1980년 말 살만 루시디(SalmanRushdi)에 한 항의 시

에 참여했던 핵심 인물 샤비르 아크타르(ShabbirAkhtar)도 국 이주 무슬림들의 사회

참여를 찬성하 으며,이를 부정했던 이슬람 우월주의자들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았다.그는

이슬람 문화 지역이 아닌 국을 불신의 지역(Daral-Kufr)132)로 간주하지 않았으며,서구

에서 무슬림들이 가장 자유롭게 살고 있는 곳이라고 말했다.133)이로 인해 1990년 국에

서는 무슬림들이 국 사회나 문화를 비 이거나 이교 으로 근하지 않고 합리 으로

근하는 문화 수용의 흐름이 나타났다.이런 흐름이 국 무슬림들의 의견을 어느 정도 반

했는지는 알 수 없다.이런 흐름을 이해하기 해서는 국 이주 무슬림들이 어떤 과정을

통해 공동체를 형성하 고,어떻게 사회 ·정치 참여를 실화시켰으며,이를 통해 어떻

게 국 문화를 수용하고 문화화를 이룩하면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유지해 나갔는지에 해

살펴보아야 한다.

1950년 국에 도착한 부분의 이주 무슬림들은 은 남성이었다.이들은 도심 지역

기숙사에서 남성 친척이나 친구들과 함께 살았고,주간 근무와 야간 근무를 병행했다.이들

은 비교 빠르게 국 사회로 흡수되었으며,지역 카페를 심으로 통 음식,음악,기타

취미를 공유하는 모임과 단체를 형성하 다.반면에 이들의 종교 의식 수와 실행은 비교

느슨한 경향을 보 으며, 국 문화의 한 단면이었던 음주와 혼 교재 는 혼외정사 등

비이슬람 생활의 모습도 등장하 다.하지만 가족,여성,아이들이 이주하면서 이주 무슬

131)이슬람 선교를 의미한다.

132)불신의 지역이라는 의미는 쟁의 지역(Daral-Harb)과 동의어이다.이는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이 이교자나

배교자 집단을 비난하고 공격하기 해 설정한 이슬람 정치의 이분법 분할 개념이다.반 는 다르 알-살

람(Daral-Salam)인데,이는 평화의 지역을 의미한다.

133)P.Lewis,op.cit.,pp.5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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림들의 생활 모습과 사교 생활은 변화되었다.이들은 단기 체류보다 정착을 원했으며, 구

거주를 고려하기 시작했고, 국 사회에서 이슬람 통을 어떻게 합리 이고 실리 으로

수할 것인가에 한 고민을 하기 시작했다.

종교 으로 국 이주 무슬림들은 자녀와 손자들에게 이슬람 통을 수해야 한다고 생

각했다.가족들의 이주 이후 이들의 국 거주 략이 실리 국 문화 수용과 포용에서

이슬람 통의 유지로 변화하면서,이들은 무슬림 공동체를 형성하고 사회 ·종교 통제와

교육을 실시하며 무슬림 주거 지역을 효율 으로 운 해야 한다는 의식들이 생겨났다.이는

아이들에게 이슬람 종교와 문화를 가르칠 교육 기 이 설립되어야 한다는 공감 형성으로

발 하 다.

키스탄과 방 라데시 등 남아시아 무슬림 공동체들은 종교,문화,그리고 언어의 독자

성과 특수성을 유지하고 보존하기 해 노력하 다.이주 기에 이들은 주류 국 사회에

서 실리 인 이득을 취하고 이해 계의 충돌로 발생하 던 문제 들을 해결하기 해 자발

공동체들을 구성하 으며, 국의 정치사회 단체들과 실 이고 유기 인 력 계를

수립하 다.이는 무슬림 이주자들이 이주 기부터 주류 사회 던 국의 문화를 수용하

고 문화화를 해 상호 긴 하게 조하 다는 것을 의미한다.이런 노력을 반 하듯,지방

정부는 무슬림 공동체의 의사를 변하는 주요 무슬림 인사들을 시의회 의원으로 선출하

다.이들의 실 사회 참여와 실질 정치활동 참여 덕택으로 교육과 종교 문제와 같이

이슬람 통과 하게 연 되어 있는 사안들이 지방 정부에서 비교 수월하게 처리되었

다.하지만 종교와 교육 문제는 이주 무슬림들의 국 문화로의 문화화를 제한했던 주요 요

소이기도 하 다.

국 사회와 갈등 계를 형성한 것이 아니라 국 문화를 실리 으로 수용했던 무슬림

공동체는 1960년 반 많은 지역에서 제도 으로 체계를 구축하 으며,경제 으로 기반

을 확립하 다.무슬림 공동체는 문화,재화,서비스,그리고 조직의 확산과 안정을 이룩하

으며,지방 정부의 조로 종교 ·문화 통성을 유지할 수 있었고,교육제도에서도 지

원을 받았다.134)

지역의 무슬림 공동체는 국 문화를 기반으로 하는 지역의 규범이나 규정을 부분 수

134)Ibid.,p.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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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 다.하지만 일부 무슬림 단체들은 상이 진행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역의 규범에

맞서기도 하 다.135)이런 이유로 무슬림 공동체의 국 문화 수용 방법은 자발 인 국

문화 수용 방식에서 국 사회와의 상호 소통과 력을 통한 수용과 이슬람 문화의 정체성

에 한 인정이라는 새로운 방식으로 변화하 다.무슬림 공동체의 정체성 확립과 유지 분

기가 고조되자,구체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주 무슬림의 수가 었을 때는 이슬람의 가치와 국 사회의 가치 사이에 존재하는 유

사 을 상호 수용하는 로젝트가 진행되었으며,이는 서로의 오해를 풀고 부정 이미지와

고정 념을 해소하는 효과를 창출했다.그러나 이주 무슬림의 규모가 확 되면서,이슬람

문화와 국 문화 사이에는 갈등 → 충돌 → 화해 → 수용 등 립에서부터 단순 응,그

리고 수용까지 다양한 사회 ·문화 변천 과정이 수반되었다.다면 이고 역동 이며 실리

인 문화 과 변천 과정은 무슬림들의 차별화된 생활 방식 수와 독자 인 사회 공동

체 형성 등을 통해 일반 인 모습과는 다른 형태로 구체화되었다.하지만 소수 무슬림 집단

의 국 문화 수용,흡수,통합, 응 속도는 이주 세 별로 차이를 보 다.2세 이주 무

슬림들의 수용과 응 속도는 민족 가치,사회 계 ,우선순 ,그리고 국 사회에서의

미래 등에 따라 달라졌다.

2세 은 국 무슬림들은 국 문화에 완 히 동화되지는 않았지만 1세 무슬림 부

모들과는 다양한 방식으로 동화되었다.이들은 국이라는 더 큰 사회에서 미래를 보장받기

해 국 사회 활동에 실 이고 극 으로 참여하 으며,공식 으로 는 비공식 으

로 더 많은 기회를 가졌다.

1945년 이후 국 이주 무슬림의 사회참여 방식을 고찰해 볼 때,무슬림의 동화는 국의

언어, 습,제도에 한 단순한 수용이 아니라 실 이고 실리 인 수용이었다.동화는 이

주 무슬림들로 하여 국 문화를 좀 더 편안하게 받아들이도록 하 으며, 국 사회의 가

치와 무슬림 공동체의 가치를 상호 보완하고 소통하도록 하 다.이는 이주 무슬림들이 주

류 국 사회와의 갈등과 차이를 합리 이고 도 으로 해소하고, 국 사회에 쉽게 응

하고 편입되도록 노력한다는 것을 의미하 다.결국 동화는 이주 무슬림들의 국 사회 참

여에 일정 정도 기여를 했지만,반 로 이슬람 문화를 국 문화와 동화시킴으로써 이슬람

135)P.WerbnerandA.Anwar,eds,BlackandEthnicLeadershipsinBritain:theCulturalDimensionsof

PoliticalAction,London,1991,p.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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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지고 있는 개별 문화 정체성을 상실하게 만들기도 하 다.

이주 무슬림들의 국 문화 수용과 응은 주류 국 사회로의 완 동화나 통합,즉 문

화 변을 통해 소수 문화가 주류 문화로 흡수 통합되는 형태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무슬림

공동체는 비록 제한 범 내에서 이루어지기는 했지만 국 사회의 환경 변화에 따라

주류 국 사회에서 갈등 요인으로 등장할 가능성이 있는 문제들을 타 과 소통이라는

극 방식으로 해결하 다.이는 다원주의 사회를 지향하는 국이 소수 민족 문화의 향

을 수용했을 뿐만 아니라,지배 집단 국과 피지배 집단 무슬림 공동체의 가치와 통을

인정하면서 상호 공존을 해 노력하 기에 가능한 일이었다.이런 과정은 국 다원주의

사회로의 통합과 문화화라고 불렸다.통합 과정에서 무슬림 소수 집단은 자신들의 문화와

종교를 유지하면서 주류 국 사회의 문화에 응하 고,항구 인 사회 구성원으로 수용되

었다.한편으로 소수 집단이었던 무슬림 공동체는 국 시민들과 동등한 시민의 권리를 부

여받았고, 국 시민들과 같은 정치 ·사회 권리를 리며 사회에 한 의무를 수행하

지만,다른 한편으로 집에서 이슬람 통과 모국어를 보존하고 종교의식을 수행하면서 독

특한 무슬림 집단의 규범과 제도를 지켜나갔다.이는 주류 국 사회에서 소수 무슬림들이

자신들의 문화와 종교를 보존하면서 국 사회와 화합하고 소통하는 극 방식을 모색하

는 문화화의 상으로 간주될 수 있다.

1960년 국무 장 이었던 로이 젠킨스(RoyJenkins)는 통합과 동화를 분리하면서,다음

과 같이 통합을 정의했다.“통합이란 평평하게 만드는 동화 과정이 아니라,상호 용 분

기에서 문화 다양성이 수반되는 동등한 기회를 말한다.”136)

무슬림 개인과 공동체는 국 사회의 다양한 문화 속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통합되었다.

를 들어,비교 나이가 많은 이주 무슬림들은 언어와 복장에서는 어느 정도 동화되었고,

경제생활에서는 체로 응했지만,가족생활,음식,여가,그리고 오락 패턴에서는 동

화되지 않았다.

사례 연구에 따르면,1세 국 이주 무슬림들은 비교 동화되지 않은 채로 살았지만,

이들보다 국 문화에 더 많이 노출되었던 2세 는 더 많이 동화되었다.문화와 종교

측면에서 1세 이주 무슬림들은 기껏해야 표피 통합 수 이었던 반면,2세 무슬림

136)HumayunAnsari,op.cit.,p.209.1966년 5월 23일 런던 NCCI에서 열린 자발 연락 원회 회의에서 한

연설이다.



- 75 -

들은 부분 응과 동화,그리고 극 참여 수 이었다.하지만 이들은 무슬림 공동체

생활에서 여 히 독자 인 모습을 보 다.137)1세 이주 무슬림은 국 문화에 소극 으로

동화하 지만,2세 이주 무슬림은 극 으로 참여하면서 실 이고 실리 인 동화를 추

구하 다.

제2차 세계 후 국으로 이주한 1세 무슬림 이주자들은 경제 이유와 생활수

향상을 해 국으로 왔다.이들은 종교와 문화 등 삶의 방식을 바꾸기 해서 국으로

이주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물질 목 을 충족시킬 수 있는 범 내에서만 국 사회와

하고 통합을 시도하 으며,여 히 이슬람 가치 체계를 간직하고 있었다.

이주 무슬림들은 국으로 이주한 이후에도 이슬람 종교에 의한 통 삶의 방식을 고

수하 다.문화 통과 가치를 유지한 무슬림들은 남아시아 무슬림들뿐만 아니라 다른 민

족 출신의 무슬림들도 포함되었다.1970년 터키계 키 로스인들을 상으로 한 조사에 따

르면,이들은 여성의 서양식 복장 채택,여성 고용의 증가,그리고 남녀 간 교류 활성화 등

을 국식 삶의 응으로 간주한 반면,결혼,가족생활,종교,그리고 공동체 정신의 유지는

통의 보존으로 간주하 다.1980년 반 런던 북부에 거주하는 터키계 키 로스인들을

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도 별 다른 문화변용이나 변의 증거가 나타나지 않았다.이들은

국 문화에 해 강한 이질감을 느끼고 있었지만,필요에 의해서 국 문화를 부분 으로

수용하 으며,그 다고 국인처럼 되고자 하는 특별한 욕구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

한편 1970년 와 1980년 에 정치 이주자로 국에 도착한 아랍인들은 국인이나 국

문화와 상호 교류하고자 하는 노력이 터키계 키 로스인들보다 훨씬 었다.이들의 삶과

심은 국 내 아랍인 이주자들이나 아랍 세계의 아랍인들과 하게 연 되어 있었다.

아랍인 이주자들은 국 사회에 참여하는 정도가 낮았고, 국 문화에 크게 심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다.138)이는 아랍인들이 아랍 세계와 련된 활동에만 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통해 짐작해 볼 수 있다.

19세기 말과 20세기 많은 아랍 국가들이 국의 지배를 받았지만,이들에 한 식민

계는 인도에 한 식민주의와는 달랐다.아랍 이민은 주로 숙련된 문가,학생,그리고

137)Ibid.,p.209.

138)G.Karmi,Identityandsenseofbelonging,paperfortheSecondArabCommunitiesConference

ImperialCollege,London,November1993,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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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망명자에 한 이민 개방정책의 산물이었다.따라서 구세 아랍 정착 이주민들은

문화 ·종교 이질감을 유지하고 있었고,사회 ·정치 삶에 해 심을 기울이지 않았

다.하지만 은 세 아랍인들은 달랐다.이들은 국 생활과 환경을 표 으로 받아들 으

며, 국 문화에 순응하는 경향을 보 다.이들은 자신들의 이슬람 문화를 개인 역으로

제한시켰고,공 역에서는 다수인 국의 가치와 사회 계를 수용하 다.

1945년 이후 다양한 문화와 사회 환경에서 온 무슬림 이주자들은 이슬람이라는 유사한

문화를 근거로 하는 이주와 정착 경험을 공유했고, 쟁 에 국으로 온 무슬림 이주자들

에 비해 집단의식이 더 높았다.이들은 국 사회보다는 민족들과 가깝게 어울리는 경향을

보 다.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이들은 국 사회에 해 더 많이 알게 되었고,이에 따라

국식 삶으로 흡수될 수 있었다. 국으로의 이민이 가속화됨에 따라 무슬림 공동체들은

상당히 자족 인 독립체로 진화했다.무슬림 이주와 정착 패턴은 체로 기 이주자들에

의해 결정되었으며,이런 선택은 자녀들에게도 강요되었다.무슬림 이주와 정착의 기 단

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열등의식 때문에 국식 가치와 라이 스타일을 소극 으로 수용하

다. 기 이주자들은 이슬람의 문화 특징을 재발견하고 재평가하는 작업에 집 하지 않

았다.이런 작업이 자신들의 국 정착에 부정 향을 끼칠 수도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

다.이들은 문화 응과 모국어 포기가 통합이나 신분 상승의 제 조건이라는 가정을 수

용했다.이들은 두 가지 범 한 방식으로 국 사회에 응하고자 했다.

첫째,이들은 주류 국 사회의 기 을 수용하여 사회 으로 소외되거나 주변부로 취 되

는 것을 원치 않았다.

둘째,이들은 주류 국 사회로부터 인정을 받음으로써 자아실 과 사회 지 를 확보하

고자 하 다.

이와 같은 시도에서 성공한 무슬림들은 교육의 도움을 받았으며,그 결과 안정 인 일자

리와 높은 수입의 기회를 얻을 수 있었다.도심 지역에 치한 이주자 집단 지역을 떠나 다

른 지역으로 이주한 무슬림들은 백인들의 기 을 비교 수월하게 수용하 고,이는 이들의

종교 의식 약화로 이어졌다.

하지만 남아시아 무슬림들은 문화 응을 주요 략으로 삼았다.이들은 국 문화로의

동화 신 무슬림 공동체 내에서의 응을 선택하 다.이들은 주류 국 사회가 이들을 사

회 으로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과 이들이 사회 고립을 극복하고 사기 하를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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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기 해서는 자신의 집단 내에서 유 계를 구축할 수밖에 없

다는 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그 결과 이들은 문화 으로 독자성을 유지하 으며,

국의 삶과 제도에 매우 소극 으로 참여하 다.이들은 주류 국 사회의 사회,문화,그

리고 여가 생활에 한 참여를 꺼려했다.이로 인해 국인과 이주 무슬림의 상호 교류는

일상생활,주거,직업과 련된 제한 범 내에서만 이루어졌다.반면에 종교와 친교 분야

의 상호교류는 거의 일어나지 않았다.직장 내 상호 계는 우호 일 수는 있어도 여가 활

동으로까지 확장되지는 않았다. 주와 언어 제약 때문에 친 한 교류는 실 되지 않았

다.1960년 와 1970년 국 사회의 방임주의에 한 부정 인 인식이 확산되면서,무슬

림 사회에 한 차별 인식과 민족 ·종교 차이는 무슬림들을 더욱 자기 민족 심 으로

이끌었다.하지만 지역 기 과 무슬림 공동체간 화는 지속되었다. 화를 통해 상 문화

에 한 양보와 이해의 정신이 증 하고 립과 거부 정신이 약화되었다. 국 내 무슬림

공동체들은 양자 간 화에서 종교 문제를 거의 거론하지 않았다.

1950년 반 이후 국 내 남아시아 무슬림 이주자들의 경험은 세 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1950년 와 1960년 의 첫 단계에서는 새로운 환경에 빠르게 응해야 했다.1970년

두 번째 단계에서는 국 환경에 익숙해지고,일상생활에 응하기 시작했다.그리고

1980년 와 1990년 세 번째 단계에서는 기 불확실성을 부분 극복하고, 국 사회에

참여하고 기여하는 입지를 확보했다.이들은 자신들의 권리를 지키면서 일을 하는 법을 알

게 되었다.이들은 이슬람 련 문화 종교 기 을 설립하 고,어느 정도 경제 성공을

거두었으며,이를 바탕으로 국 사회와의 계 형성과 교류에서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다.

하지만 다수 무슬림들은 여 히 도심 지역에 집되어 있었으며,이들의 공간 분포는

사회 상호작용을 결정하는데 요한 요소로 작용하 다.이들은 같은 민족 출신의 소수

무슬림들과 많은 시간을 보냈으며,다수의 타민족들과 사회 계를 형성하는데 소극 이

었다.무슬림 이주자들은 여 히 국 사회 제도에서 배제되었으며,고용구조는 이들의 분

리와 배제를 부추겼다.이로 인해 이들에 한 차별 우가 심화되었고, 국인과의

이 제한되었으며,상호교류를 확 시킬 수 있는 언어와 사교 기술 습득 기회가 감소되었다.

제한 인 상호교류는 무슬림 공동체의 내부 지향성을 강화했고,상호 고정 념은 분리를 가

속화하 다.더욱이 무슬림 거주 지역으로부터 국인들이 이탈하고 1세 이주자들의 공간

·사회 분리가 심화되자, 은 무슬림 세 들이 다른 민족이나 다른 종교의 아이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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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안 인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는 제한되었으며,오히려 부정 효과를 가져

왔다.

무슬림 집단들 간의 차이와 무슬림과 국인 간의 차이는 가족 구조,행동 규범,문화

례,그리고 공동체 정체성으로까지 확 되었다. 키스탄과 방 라데시 무슬림들은 국

인 가족과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었지만, 국에서 체험한 사회 경험이나 직업 조건,그

리고 문화 상황에 의해 향을 받았으며,139)이를 극 이고 실리 으로 수용하 다.반

면에 아랍인 이주 무슬림들은 이들과 달리 아랍과 이슬람 문제에만 심을 기울 으며,

국 사회나 문화에 동화하고 이를 수용하는데 소극 이었다.이런 상은 이주 무슬림들의

국 사회와의 화합과 소통으로 간주되었으며, 국 사회와 문화에 한 극 수용을 통

한 무슬림 사회와 국 사회의 극 갈등 해소 방식으로 간주되었다.

국 이주 무슬림의 사회참여 방식 가장 요한 응 방식은 국 사회에서 하 문화

는 반문화로 존재하는 것에 한 인정과 타 문화로서의 역할 강조,그리고 국 문화와

의 동화 방식이었다.하 문화 응은 주류 문화로부터의 분리를 야기하 으며,원하는

분리 정도는 옹호자에 따라 달랐다.반문화 응은 주류 문화 속에서 특수성을 지키려는

시도 으며,개 에 유리한 향력을 행사함으로써 주류 사회로부터 더 큰 양보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타 응은 주류 문화에 축되지 않고 이를 정 으로 평가하거나 어도

불만족을 드러내지 않았다.동화 방식의 응은 주류 사회의 종교나 문화로 흡수되는 것을

명시 으로 승인하지는 않았지만, 극 인 심을 보이며 실리 이고 실 으로 반응을

보이는 것이었다.140)동화 방식에서 무슬림은 지나치게 이슬람의 특수성을 내세우지 않았으

며,이슬람을 극 으로 수하지도 않았다.이와 같은 응 방식은 세속주의 경향을 보

는데,많은 국 무슬림들이 이런 을 변해 주었다.

139)T.Modood,S.BeishonandS.Virdee,ChangingEthnicIdentities,London,1994,pp.68-80.

140)Modood(1997),op.cit.,pp.305-308.많은 연구들이 국 무슬림의 종교성에 사회화가 미치는 향을 조사

했다.조사에 의하면, 국 내 모든 종교 집단에서 은이들은 종교를 덜 시하 다.무슬림의 경우, 은

나이에 국에 온 이들은 늙은 나이에 국에 온 이들보다 덜 종교 이었다. 국 거주 기간도 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에서 태어난 이들은 인생 일부만을 국에서 보낸 이들보다 덜 종교 이었다. 국

거주 기간은 종교성과 직 인 상 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설문조사에 따르면, 국에서 태어난

키스탄인 57%,그리고 방 라데시인 50%가 ‘종교는 내가 살아가는 방식에 있어 아주 요하다’고 답

한 반면,일생 1/3이하만을 국에서 보낸 이들은 그 비율이 각각 88%와 86% 다.마찬가지로 16세 이

에 국에 도착한 키스탄인 69%와 방 라데시인 74%가 와 같은 발언에 동의한 반면,16세 이

후에 국에 도착한 이들은 그 비율이 각각 83%와 81% 다. 한 35세 이하보다 이상에서 그 비율은 훨씬

더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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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같은 응 유형은 국 이주 무슬림들 사이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났다.의복은

시각 문화 측면에서 특정 집단의 통합 수 을 암시하 다.1994년도 조사에 의하면, 키스

탄인과 방 라데시인 항상 통 의상을 입고 다니는 사람들의 비율은 소수에 지나지 않

았다.그리고 최 1/3은 통 의상을 입지 않았다.하지만 이들이 통 의상을 입었

던 확률은 어도 다른 남아시아인들 보다는 높았다. 키스탄과 방 라데시 여성의 경우,

이들이 통 의상을 입었던 확률은 훨씬 더 높았다. 키스탄 여성 79%와 방 라데시

여성 85%가 항상 통 의상을 입었다.141)의복이 무슬림들의 국 문화 수용 정도를

악하는 하나의 지표로 인정된다면, 국 이주 무슬림들은 민족과 국가별로 차이는 있었지만

어도 통 의상을 입었던 무슬림들은 거의 부분 반숙련 는 비숙련 육체노동자들이었

고,거의 부분의 문 직종 는 지식인 무슬림들은 극 으로 국 문화를 수용하는 태

도를 보 음을 알 수 있다.

무슬림이 주류 문화 집단의 가치와 규범에 어느 정도 동화되었는지에 한 지표는 매

결혼에 한 태도에서도 알 수 있었다.1980년 반 결혼한 부분의 2세 키스탄 무

슬림들은 통 인 매결혼 방식을 택했다.이는 친 한 가족 유 계,부모의 의견 존

,그리고 이슬람 정체성 유지 등이 작용한 결과 다.하지만 10년 후 실시된 조사에 의하

면, 트 를 선택하거나 매에서 부모와 가족 내 연장자의 역할이 보다 축소되었음을

알 수 있다.35세 이상 남아시아 무슬림 키스탄인 68%,방 라데시인 57%는 부모가

선택한 배우자와 결혼했던 반면,이보다 은 세 에서는 그 비율이 각각 57%와 45%로 축

소되었다.142)이는 국 이주 무슬림들이 국 문화에 동화되고 사회 참여를 확 하면서

통 인 매 방식의 비율은 어들고, 국 문화 방식으로 새롭게 변화하는 모습이 목격되

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주 무슬림들은 국인 등 비무슬림과 친 한 사회 계를 맺을 비가 되어 있었음

에도 불구하고,다른 민족과의 결혼은 여 히 주 하 다.유 교인과 기독교인과의 결혼은

종교 으로 항상 수용 가능한 결혼이었지만,부모들과 자녀들은 여 히 무슬림 트 를 선

호하 다. 키스탄인 72%와 방 라데시인 50%가 공동체 내에서 다른 민족과 결혼

계를 맺는 것에 부정 이었다.143) 키스탄인과 방 라데시인의 응답 비율이 다른 것은

141)Ibid.,pp.326-328.

142)Ibid.,pp.317-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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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에서 종교가 반드시 부정 인 요인은 아니었음을 암시한다.일반 으로 남아시아 무슬

림의 경우 구세 보다 신세 ,여성보다 남성이 다른 민족과의 계에 덜 비 이었다.

은 이주 무슬림들은 문화 수용의 요한 지표들 하나인 결혼 방식과 제도에서 통 인

이슬람 가치와 제도를 맹목 으로 수하기 보다는 국 는 서구 방식의 결혼 개념으로

차 변화하고 있으며,이를 국 문화의 수용 방식으로 간주하 다.

문화 수용을 통한 사회 변화의 요한 지표들로 간주되고 있는 의상 착용과 결혼 방식

의 변화를 통해 무슬림들은 국 사회와 문화에 차 동화되었고 극 으로 통합되어 갔

다.1991년 인구 조사에 의하면, 키스탄과 방 라데시 신세 가 백인 트 와 결혼하거

나 동거하는 비율은 다른 집단들보다 높았다.남아시아 무슬림들 도시 출신, 문직

리직 출신,그리고 고등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백인과 계를 맺은 비율은 노동자 계

출신보다 더 높았다.144)이는 은 무슬림들이 1세 부모들보다 더 국 사회에 동화되었

다는 것을 의미한다.이들은 이슬람 통과 문화와 가족을 무시하지는 않았지만, 국의 다

른 은이들과 마찬가지로 국 사회 내에서 안정 삶,신분 상승,그리고 미래에 한 포

부를 실 하기 해 국 문화를 극 으로 수용하고 문화 충돌과 갈등을 합리 으로

해결해 나갔다.

제2 정치 ․사회 활동과 문화화

이주 무슬림 사회와 국 사회 간 상호교류에 해 논의하려면 국 무슬림들의 범

한 정치 ·사회 ·문화 참여와 문화 수용,그리고 문화화 과정을 살펴보아야 한다.이

무슬림의 정치 참여 수 은 이주 무슬림들의 국 문화 수용과 문화화 과정을 단할 수

있는 요한 지표 다.20세기 말 국 무슬림들이 다른 집단보다 정치에 더 많이 참여했다

는 결정 인 증거는 없지만,이들의 정치 참여도는 다른 인종보다 높았다.무슬림들은 공식

정치 참여가 자신들의 문제를 완 히 해결할 수는 없지만, 어도 문제를 효과 으로 다

룰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했다.

143)Ibid.,pp.314-315.

144)D.ColemanandJ.Salt,eds,Ethnicityinthe1991Census:DemographicCharacteristicsoftheEthnic

MinorityPopulations,vol.1,London,1996,table7.10,pp.200-203.



- 81 -

무슬림들이 국 정치 과정에 참여한 동기는 국 사회와 이슬람 사회가 공히 요하게

여기고 있는 평등과 정의의 실 , 국 민주주의 정치의 공정성,그리고 다원주의 문화의

실 과 차별 지 등이었다.이들은 국 사회 구성원으로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해 지방정부 앙정부의 정치에 극 으로 참여하 으며,이 과정에서 국 문화를

수용하여 국 사회로 편입되었고,살만 루시디 사건 이후에는 국 사회로부터 배제와 주

변화라는 혹독한 시련도 경험하 다.이주 무슬림들은 자신들의 정치 ·사회 ·문화 차별

과 문제를 해결하기 해 특정 정당을 지지하 으며,정당을 통한 정치 참여를 구체화하

다.20세기 말 국 이주 무슬림들의 정치 참여는 무슬림 공동체의 진화와 국 사회의

변화에 따라 다양하고 복잡한 형태로 개되었지만,그 목 은 국 사회에서 무슬림들이

차별을 받지 않고 공정하고 평등하게 우를 받는 것이었다.

제2차 세계 후 국 내 지방정부와 앙정부 간 계가 크게 달라졌다.하지만 1970

년 까지 지방정부는 법과 질서,무역 허가와 통제,사회 서비스,건강,교육,계획 운송

을 포함하여 다양한 사회 활동 역에 한 통제권을 가지고 있었다. 후 무슬림의 국

정착 기 단계에서 이주자들은 여 히 본국의 정치에 심을 기울 다.하지만 가족들이

국에 도착한 후 이들의 심사는 자연스럽게 지역 내 새로운 사회·정치·경제·교육 환경으

로 옮겨갔다.이주 기에 무슬림들이 국 사회의 공 역으로 진입하기 한 근거를 제

공한 것은 종교가 아니라 경제와 정치와 문화 다.하지만 무슬림 공동체가 형성되고 무슬

림의 요구가 확 되자 건축과 교육 문제를 해결하지 않을 수 없었으며,이로 인해 자연스럽

게 종교 문제가 주요 심사로 두되었다.종교 문제는 모스크 부지 확보와 학교 내 종교

교육 문제에 향을 미쳤다.

무슬림들이 국 사회에 안정 으로 정착하고 문화와 종교에 한 자신감을 얻게 되자

이들의 정치 참여도 증가했다.이들은 처음에 지방정치에 참여하 으며,나 에 앙정치에

뛰어들었다.무슬림들의 정치 심은 국 사회에서 무슬림들이 겪고 있었던 다양한 문제

들과 연 되어 있었으며,무슬림 공동체의 실질 인 정치 참여는 국 사회에서의 인종 ·

종교 차별 철폐, 국 문화 수용을 통한 국 사회와의 화합과 소통 실 ,그리고 국

문화로의 문화화와 동등성 확보 등을 가능하게 하 다.

1970년 무슬림들은 구 정착을 하면서 더 범 한 기 들과 계를 구축했고,이에

따라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는 조직을 만들기 시작했으며,지역, 국,그리고 국제 인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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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을 설립했다.이 조직들은 무슬림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국 사회에서 동등한 지 를 확

보하며 국 사회로 편입하기 한 합리 방안들을 의하기 해 정책 토론을 벌이기도

했다.이와 같은 활동을 통해 이 조직들은 국가와 무슬림 공동체를 연계하는 개인 역할을

담당하 다.이는 식민지 세력의 후원을 받아 토착 지도자들이 수행했던 역할과 크게 다르

지 않았다.하지만 이 조직들은 실제 권력을 가진 국의 주류 기 으로 침투하지는 못했

다.반 로 이 조직들은 자신들의 가치와 규범을 배제하고 자신들의 노력을 평가 하하려

는 국 사회의 기득권 세력에 맞서 이슬람이라는 특수성을 설명하고,배제와 분리와 차별

을 조장하는 세력과 논쟁을 벌여야 했으며, 국 사회에서의 정당성과 정체성을 인정받기

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야 했다.

1960년 와 1970년 1세 무슬림 이주자들은 무슬림 공동체와 국 기득권층 사이

의 문제를 해결하 다.이들 주류 정치 조직에 가담한 사람들은 거의 없었으며,이로 인

해 무슬림들이 정치에 미치는 향력은 소극 이었고 미미할 수밖에 없었다.

1980년 무슬림들은 공 역에서 범 한 활동을 수행하 으며,이는 무슬림 공동체

라는 조직을 기반으로 이루어졌다.이들의 공동체 조직은 때로 국이 새로운 다문화,다원

주의 사회를 반 하고자 했기 때문에 국 정부로부터 격려를 받기도 했다.1981년 9월에

설립된 래드퍼드 모스크 원회는 시의회로부터 보조 을 받았다.이와 같이 무슬림 공동

체는 공동체의 지지를 바탕으로 국 사회와의 립보다는 상과 타 이라는 형 인

국식 해결 방식을 동원했으며,문제를 해결하고 합의를 이끌어내기 해 지역 정치 역에

서 자신들의 힘을 이용하 다.이에 따라 이 시기에 무슬림 조직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났

으며,정책을 바꾸고 특정 심 역에 향을 끼치기 해 지역 당국에 다양한 로비를 벌

이기도 하 다.

무슬림 공동체 조직들은 일부 사안에서 지역 한계를 느끼자 좀 더 강력한 향력을 행

사하기 해 국가 차원에서 정치 압력을 가하기도 하 다.이들이 처음으로 시도한 정

치 압력은 식용 동물 도살 규정에서 의 규정을 폐지하자는 제안에 한 반 운동과

1988년 교육개 법에서 다루어진 종교 문제에 한 토론이었다.

1980년 반 무슬림 은이들은 국 문화의 수용과 국 사회로의 극 편입을

해 지역 정치에 더욱 극 으로 참여하기 시작했다.이들은 지역 정치 참여도를 증가시켰

으며,이념 이해를 기반으로 국의 주류 정당과 동맹을 맺기도 하 다. 를 들면,런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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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워 햄릿 자치구에서 향력을 가지고 있었던 방 라데시 청년 운동가들은 실질 인 문제

인 주택,교육,고용과 복지,그리고 생활 편의 시설 제공을 한 자원 공 문제 해결에 참

여하면서 실 이고 세속 인 문제 해결에 집 하 으며,이는 이민족 간 정치연맹을 구축

하는데 일조하 다.145)

하지만 1979년 정권을 장악한 보수당은 소수 민족 문제 해결에 소극 이었으며,이로 인

해 지역 자원은 차 고갈되기 시작했다. 에는 공 자 이나 지역 정부 로젝트에 극

이지 않았던 무슬림 단체들은 종교 지향 사안에 해 무슬림 청년 운동가들을 동원하

기 시작했고,해당 기 들의 구체 행동을 구했다.이들은 할랄 음식 공 ,학교에서 복

장 요건 변경,그리고 신성모독법에 이슬람을 포함시키는 등 종교 련 문제들의 구체 해

결에 극 인 노력을 기울 다.

이와 같은 정치 운동들이 특별히 효과를 거두었던 것은 아니었지만,무슬림 단체들은 이

과정에서 얻은 경험을 통해 1980년 말 『악마의 시』 논쟁에서 서로 단합할 수 있었다.

당시에 조성된 단합은 해당 사안이 주목을 받는 동안만 유지되었지만,무슬림들은 운동을

통해 단합하는 것이 충분한 가능하다고 생각했다.이들은 국 내에서 무슬림 공동체들이

살아남고 체 국 사회를 설득시키기 해서는 범 한 단합과 동맹이 필요하다는 사실

을 깨닫게 되었다.하지만 일부 무슬림들은 루시디 사건을 통해 무슬림들의 가치 침해와 고

립감을 느 으며,이를 통해 세속 인 국의 기득권 세력과 정치 화해를 할 수 있는 여

지가 별로 없다고 단하기도 하 다.

국 사회에서 무슬림들이 느낀 분리와 차별 인식은 1990년-1991년에 발발한 걸 에

한 인식의 차이로 더욱 고조되었다. 국 정부의 쟁 개입은 무슬림들의 지지를 이끌어

내지 못했으며,많은 무슬림들은 서구 재가 과연 지혜로운 결정인지에 해 의문을 제기

하 다.이로 인해 1992년 무슬림 의회 설립은 좌 되었다.무슬림들은 국 내 주요 채

과의 력 계가 효율 이지 못하다고 단했으며,무슬림 공동체와 압력 단체의 정치를

통해서만 국의 기득권 세력을 설득시킬 수 있다고 생각했다.그 결과 국의 들은 무

슬림들이 스스로 나머지 사회와 분리되었으며,나머지 사회의 가치 규범과 충돌했다고

생각하게 되었다.하지만 국 정부는 무슬림 민족 집단들이 이슬람을 바탕으로 지역과 국

145)J.Eade,Nationalism and thequestforauthenticity:theBangladeshisinTowerHamlets,New

Community,16,4,July1990,pp.493-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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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차원에서 단합하기를 원했다. 국 정부는 무슬림들의 이익을 변하는 무슬림 조직들이

국 무슬림들을 더 범 하게 지역 국가 정치 기 들과 연계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단했다.하지만 국 정부는 무슬림 공동체 내에 존재하는 다양한 민족,종 ,정치,역사

차이를 고려하지 않았다.이로 인해 무슬림들의 단합은 비 실 인 것으로 증명되었으

며,분할 통치라는 형태의 종교 정책은 비 을 받았다.

무슬림의 정치참여는 투표,정당 가입,그리고 선거 입후보 등록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

났다.수동 인 정치참여 수 은 1974년-2001년 선거 행 를 통해 입증되었다.선거 제도에

한 무슬림의 참여를 나타내는 첫 번째 지표는 투표자 등록 수 다.1970년 반까지 무

슬림의 투표 등록률은 다른 집단보다 낮았다.하지만 지역별로 큰 차이가 있었고,무슬림

등록자 수가 차 증가하 다.146) 국 내 무슬림들은 종교 충성도를 바탕으로 투표하지

않았다.독립 후보로 나온 무슬림들은 구체 인 무슬림 안들이 세간의 주목을 끌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슬림의 지지를 많이 얻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무슬림들은 국 사회의 상에

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 다. 를 들어, 국 이슬람 선교(UK IslamicMission),아흘

리 하디스(Ahl-i-Hadith),그리고 무슬림 에듀 이셔 트러스트(Muslim Educational

Trust)가 지지한 1984년 이슬람 헌장은 무슬림들의 요구를 구체 으로 들어 비가 되어

있는 후보들에게 표를 던질 것을 권장했지만,이는 버 엄 내 무슬림 투표 패턴에 별 다른

향을 끼치지 못했다.

국 내 총선 결과는 무슬림들이 무조건 무슬림 후보들에게 표를 던진 것은 아니었다는

을 보여주었다. 를 들면,보수당 무슬림 후보들은 무슬림 지역에서 백인이나 다른 비무

슬림 노동당 후보들에게 패배를 당했다.그 다고 민족 는 종교 소속이 불분명해서

패배한 것도 아니었다.1974년 이후 투표 패턴에 해 분석해 보면, 국 내 다수 무슬림

들은 노동당을 지지했음을 알 수 있다.이들은 보수당에 비해 노동당이 자신들의 문제에 더

동조 이라고 생각했다.무슬림들은 노동당이 노동자 계 을 해 일했으며,보수당보다 훨

씬 인종 차별이 덜한 태도와 행을 보 다고 믿었다.147)고용과 서비스에 한 노동당의

정책은 무슬림들 사이에서 공감을 얻어왔다.하지만 1987년 총선에서 상당수 무슬림들은 보

146)Anwar,op.cit.,p.21.1964년 연구에 따르면, 연방 정착자들 등록자 수는 반도 되지 않았다. 래

드퍼드와 로치데일에서 진행된 안와르의 연구에 의하면,이 지역에 거주하는 키스탄인 1950년 선거

등록자 수는 반도 되지 않았다.

147)Puram,op.cit.,p.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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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당을 지지하기 시작했다.한 때 노동당을 지지하며 번성을 리던 일부 무슬림 상인들이

보수당을 지지하기 시작했다.

일반 으로 1세 무슬림들 다수는 자 업,주택 소유,그리고 가족생활의 요성을

강조했는데,이는 보수당의 철학과 맥락을 같이하 다.1980년 노동당은 무슬림들의 이익

을 변하지 못했고,무슬림들의 요구를 수용하지 못했으며,『악마의 시』와 종교 차별에

한 이들의 항의를 극 으로 수용하는데 실패했다.이는 무슬림들의 노동당에 한 환멸

로 이어졌다.그 결과 보수당이 더욱 매력 으로 인식되었다.더욱이 많은 노동당 하원의원

이 이스라엘을 지지한 것도 무슬림들의 지지를 얻지 못하는 계기가 되었다.148)하지만 노동

당은 여 히 국 무슬림 공동체의 지지를 얻고 있었으며,노동당 지지율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보수당을 지지하는 무슬림의 수는 상 으로 었다.무슬림 인구 도가 높은

지역에서는 지역 노동당 당원들 다수가 무슬림이었으며,1990년 말 정당에 가입한

무슬림들 90%가 노동당에 가입한 것으로 추정되었다.149)

20세기 말 지역 주류 정치에서 무슬림의 정치 참여도와 향력은 속하게 확장되었다.

하지만 주류 정당 내에서 무슬림의 향력과 참여도는 차 증가했던 반면,무슬림 정치인

들은 여 히 권력에서 려나 있었다.지역 시의회에서 정당 표 무슬림은 한 명도 없었

고,부 표만 소수 있었을 뿐이었다.무슬림 의원들은 세간의 주목을 받았지만 개 요한

역할을 수행하지 못했으며,일부는 총무나 부의장으로서 지역 정치 경험이 매우 풍부함에도

불구하고 권한이 없는 직책에 임명될 뿐이었다.150)이는 국 사회 내에서 무슬림의 향력

과 정치 참여가 확장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 사회의 무슬림에 한 평가는 여 히 공정

하지 못하고 차별 이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처럼 주요 정당의 계질서에서 무슬림 정치인들은 거의 부분 배제되었는데,이는 여

히 존재하는 타인종에 한 차별 태도 때문이었다.결국 무슬림들은 노동당에 가입하는

것은 허용되었지만,정책에 향을 미치는 것은 허용되지 않았다.지역 정당이 무슬림들의

권력 근을 허용했다 하더라도 국 집행 원회가 개입하여 보류와 배제를 통해 이들을

통제하 다.이는 국 사회 내에 이 의 식민주의 입장이 여 히 건재하고 있다는 것을 의

148)BMMS,March2001,p.2.

149)Puram,op.cit.,p.125.

150)Puram,Theimpactsofdemocracyonidentity,pp.164-164.



- 86 -

미하 다.151)한편 무슬림들은 정치참여에서 문성과 민주주의 이념이 부족하다는 인식과

비민주 이고 기회주의 이라는 부정 고정 념 때문에 비난을 받기도 하 다.무슬림 정

치인들은 기회주의,불법 채용 행,뇌물,부패 개인 이득을 해 정치를 이용한다

는 비난을 받았다.하지만 무슬림 정치인들의 행동이 국 정치인들보다 더 의심을 받을만

한 증거는 없었다.한편 무슬림 정치인들은 지역 정치에서 출생 국가,세 ,이념 성향,

그리고 무슬림 요구에 한 태도 등에서 동일한 입장과 태도를 취하지 않았다.이는 무슬림

들이 항상 단합된 정치 입장을 보여 것은 아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 은 무슬림

들은 1세 무슬림들의 정치 행태와 거리를 두기 시작했는데,일부 무슬림 정치인들은 학교

제도 개선에서 소수 민족 아이들의 성 부진을 여겨보았고,팔 스타인,카슈미르,보스

니아,체첸의 인권 문제를 공개 으로 언 했으며,이슬람 문제뿐만 아니라 모든 유권자들

의 문제에 을 맞추었다.152)이는 무슬림 시의원들이 여러 가지 면에서 형 인 국

정치인들의 태도를 취하고 있음을 의미했다.무슬림 시의원들은 신앙 고백과 생활 속 종교

례에 해서 다양한 입장을 표명하 는데,다수는 스스로를 세속 무슬림이라고 일컬었

다.이들에게 이슬람은 개인 삶의 한 부분을 차지할 뿐이었으며,직업을 결정짓는 요소는

아니었다.이들은 모스크에 잘 가지 않았으며,무슬림 공동체의 모스크 방문 빈도수도 었

다.이는 무슬림 공동체의 시선을 모스크로부터 사회 기 으로 환시키고, 국 사회로의

편입을 통해 무슬림의 의식을 변화시키며, 국 문화로의 문화화를 추구하고자 하는 욕구를

반 한 것이었다.

한편 국의 주요 정당들은 일정한 수용 한계를 넘어서까지 무슬림 등 소수 집단의 정치

참여를 확 시키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이들은 많은 선거구에서 무슬림들이 선거 결과에

향을 미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국인들의 반발을 두려워하여

무슬림 의회 후보를 지명하지 않았다.1970년 열린 네 차례 총선에서 무슬림 의원은 한

명도 당선되지 못했다.1980년에는 소수가 당선되었으며,1990년 에는 이런 경향이 지속되

었다.무슬림들을 표하는 정치인의 수는 여 히 었다.2001년 총선에 출마한 소수 민족

후보 77명 24명이 무슬림이었고,이들은 부분 당선이 불가능한 선거구에서 출마했다.

151)Ibid.,p.140.

152)H.Chapman,MahmooddisprovesdetractorsandbecomesthesecondMuslim MP,Muslim News,29

June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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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결과 13명의 소수 민족 후보가 당선되었는데,이 무슬림은 단 두 명이었다.이 두

명은 모두 무슬림 인구 도가 높은 선거구에서 출마했다.153)이와 같은 결과는 무슬림 참

여 정치의 주변화와 황폐화 상을 야기하 다.그러나 이와 같은 장애물에도 불구하고

국 무슬림들은 정책과 제도에 향을 미칠 수 있는 가장 효과 인 방법 하나가 주류 정

치 참여라고 확신했다.이런 이유로 무슬림들은 1990년 내내 주요 정당에 참여하 으며,

이런 노력으로 무슬림 인구 도가 높은 선거구에서 주요 정당의 무슬림 회원 수는 증가하

다.이는 무슬림들이 정치 참여를 통해 국 문화를 극 으로 수용하고, 국 사회로

편입하며,결국 국 문화와 이슬람 문화의 문화화를 이룩한 것을 의미하 다.

1990년 무슬림 의회154)는 국 주류 정치 제도와 균형을 이루는 무슬림 정치 제도

의 구축을 제안했다.무슬림 의회는 국식 민주주의 정치로는 아무것도 달성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이에 따라 카림 시디끼는 무슬림들이 주류 정치 제도 밖에서 한 목소리를 낼 것

을 구했다.이는 국의 주류 정치권이 무슬림 공동체의 의견을 변하지 않고 항상 비무

슬림과 반무슬림 집단의 의사를 변한다고 믿었기 때문이다.하지만 국 주류 정치권은

항상 비무슬림과 반무슬림들을 변한 것이 아니었으며,무슬림 공동체가 국 문화를 수용

하여 일정 정도의 문화화를 이룰 수 있었던 범주 내에서 무슬림들의 권리를 변하 다.이

런 이유로 그가 기득권 내에서 는 기득권과 력하여 무슬림 련 법률을 통과시키고자

하는 모든 시도는 장기 으로 실패할 것이라는 주장은 잘못된 것이었다.이는 진주의 이

고 분리주의 이었던 무슬림 의회가 국 무슬림들의 지지를 거의 얻지 못했다는 에서도

입증될 수 있다.

카리 시디끼의 무슬림 의회가 선거 투표 참여를 부정 으로 인식했던 것과는 달리 국

이슬람당(IslamicPartyofBritain,IPB)은 국 무슬림들에게 선거 참여를 독려하 다.IPB

는 선거에 참여하는 것만이 국 사회에 유포되고 있는 무슬림에 한 거짓,압박,무지를

변화시키고 개선할 수 있는 법 안을 제시할 수 있다고 말했다.155)IPB는 국 정치권

내에 많은 도 인물들을 국 이슬람문제 행동 원회(UK ActionCommitteeonIslamic

Affairs,UKACIA)로 등용시켰으며, 체 무슬림 조직을 표하는 조직으로 간주되었다.

153)S.Saggar,Thegeneralelectionandbeyond,Connections,CommissionforRacialEquality,summer

2001,p.11.

154)카림 시디끼는 무슬림 의회를 가리켜 ‘국 무슬림들을 한 소수 집단 정치 제도’라 불 다

155)Q-News,April2001,p.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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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B의 사무총장 이끄발 사크라니(IqbalSacranie)는 무슬림들에게 투표의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1997년 UKACIA 의장이었던 그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무슬림들에게 투표를

구했다.

"우리는 게토 공동체가 아니며,게토 공동체가 될 수 없다 …···우리는 더 큰 사회와

계를 구축하고,우리의 이웃을 이해하며,우리 이웃이 우리를 이해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믿는다 …···우리는 사람들(종교가 다르거나 무교인 사람들,인간 복지에 해

상호 인 심을 가진 사람들 심지어는 비우호 인 안건을 가진 사람들)과 상호작

용을 할 필요가 있다 …···무슬림들은 국의 정치 생활에서 이탈하거나,자발 으로

사회 정치 권리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 한 자신과 더 큰 사회가 심을 갖는 문

제에 한 자신들의 의견과 조언을 알리기 해 자신의 의무를 포기해서도 안 된다.

이것이 바로 선거 과정,투표 정치 표가 요한 이유다 ···… 따라서 무슬림들이

정치 과정에 제 로 참여하는 것이 합당하다.”156)

UKACIA는 '1997년 선거와 국 무슬림:공정하고 배려하는 사회를 해'라는 성명서에

서 국 무슬림들이 총선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것을 구하고,동시에 그들이 구체 으로

심을 갖는 사안에 해 비 의회 후보들을 압박하도록 조언했다.무슬림들은 자신들이

세력 균형을 바꿀 수 있는 선거구에서 후보들로부터 약속을 받아내고,후보들의 반응을 평

가한 후 투표를 하 다.2001년 총선에서 국 무슬림 원회(UKACIA의 발 된 형태)는

“듣기 한 선거”라는 문서에서 1997년 선거에서 제시된 아이디어를 더욱 확장시켰다.157)

무슬림 공동체는 이 원회를 통해 무슬림들이 국 국민으로 살아가기 한 한 방법

과 환경들을 제안하 으며,이는 무슬림들이 국 문화로의 문화화를 이루기 한 요한

통로 다.무슬림 공동체는 무슬림들에게 선거 참여를 독려하고 선거구 의원들에게 정치

압력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국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 고, 국 문화를 극 으로

수용하는 모습을 보 으며,이를 통해 국 문화로의 문화화를 이룩하 다.

무슬림들의 국 문화로의 문화화가 정치 참여와 투표 참여를 통한 극 의사 표 으

로 실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무슬림 공동체 내에는 정치 참여에 한 상이한 입장이 존

재하고 있다.이는 무슬림들이 국 문화로의 문화화를 이룩하는 과정에서 부담과 한계로

156)Ibid.,14March1997,p.26.

157)Ibid.,April2001,p.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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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용하고 있다.무슬림들의 정치 참여 패턴은 크게 네 가지로 구분되었다.

첫째, 통주의 입장이었다. 통주의 에 의하면, 국은 쟁의 지역이었다.이

곳에서 무슬림들의 사회 은 최소한으로 제한되었고,정치 참여도 제한되었다.이는

국 문화로의 문화화를 제한하는 부정 요인으로 작용하 다.

둘째,실용주의 입장이었다.실용 인 에 의하면, 국은 무슬림들의 정치 ·사회

활동이 제한되는 불신의 지역이 아니었다. 국에서 무슬림들은 ‘선을 권장하고,악을 지’

할 수 있도록 허용되었다.따라서 무슬림들은 정치와 사회에서 선을 권장하고,악을 지할

책임을 가지고 있었다.이는 이주 무슬림들이 국 문화를 수용할 수 있도록 독려하 으며,

문화화를 제한 으로 허용하 다.

셋째, 국가 입장이었다. 국가 에서 카림 시디끼는 국 내 무슬림들을 세

계 무슬림 공동체의 일부로 간주하 다.이는 국 내 무슬림들이 비무슬림 국가인 국에

서 독자 으로 정치나 사회 활동에 참여해서는 안 되며, 국 문화를 극 으로 수용한 후

문화화를 이루는 것도 지되어야 한다는 의미 다.이 입장은 세계 으로 조직되고 단

합된 무슬림 공동체에 참여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넷째, 주의 입장이었다. 에서 일부 무슬림들은 정치나 사회 참여에

한 의미를 이슬람 통으로 재해석하 다.이들은 국을 불신의 지역으로 간주하지 않았

다. 국 내 무슬림들은 종교의 자유를 만끽하 으며,자유롭게 종교 의식을 행하 고,종교

기 을 설립하 으며,설교를 하고 개종할 수 있었다.따라서 무슬림들은 아무런 방해도 받

지 않고 국 내 정치와 사회 활동에 참여할 수 있었다.이는 무슬림들의 극 인 국 문

화 수용과 문화화를 의미하 으며, 국에 이주한 2세 무슬림들의 형 인 모습이

었다.

국 내 남아시아 무슬림들의 정치 행 를 이해하기 해서는 선거에서 무슬림의 정치

참여 세속 인 정치 조직 가입에 한 남아시아 무슬림들의 다양한 입장을 고찰해야 한

다.이들은 부분 비무슬림 국가에서의 정치 사회 참여를 반 하지 않았다.158)이들의

정치사회 참여는 국 문화의 극 수용으로 이어졌으며,이는 국 문화로의 무슬림 문

화화를 가능하게 하 다.하지만 이런 문화화 상은 선거에서 당선된 무슬림들이 이슬람에

158)W.A.R.ShadidandP.SvanKoningsfeld,eds,PoliticalParticipationandIdentitiesofMuslimsin

Non-MuslimStates,Kampen,1996,p.106.



- 90 -

반하거나 무슬림의 이익을 변하지 못하는 조치들을 승인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한 인 모

습으로 나타났다.

데오반디(Deobandi)는 국 사회를 불신의 지역으로 여기지 않았다.이런 이유로 그는 무

슬림의 정치 참여를 제한하지 않았다.바 (Barelwi)도 이슬람 기본 신앙이나 원칙과 상

충하지 않는 한 무슬림의 정치 참여를 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두 사람은 종교 활

동과 정치 활동을 별개로 간주하 으며,정치 참여를 국 사회에 한 무슬림의 의무로 생

각했다.이는 형 인 무슬림의 문화화를 의미하 다.정치 집단이었던 하디스의 백성들

(Ahlal-Hadith)과 국 이슬람 미션(UK IslamicMission,UKIM)은 국 사회와 이슬람

공동체의 계를 공 인 정치 참여를 통해 실 하는 략을 구 하 다.

앤드류스(Andrews)는 라이체스터에서 무슬림들의 국 내 정치 참여에 한 UKIM의 입

장을 립 으로 해석하 다.그는 무슬림들은 국에서 이슬람 국가의 건설을 바라지만 거

의 불가능한 일이고 무슬림들이 다수를 차지하는 국가에서나 가능한 일이지만,무슬림들이

국의 법을 수하고 지역 국가 정치에 참여하는 방법을 통해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

는 것은 국 내 무슬림들의 의무라고 말했다.159)이는 국 이주 무슬림을 바라보는 국

인의 일반 시각이었으며, 국 문화로의 문화화에 한 정 시각이었다.

데오반디를 제외하고 거의 부분 단체들은 무슬림들이 국의 정치에 참여해야 하며,무

슬림 의원의 선출은 정 성과를 가져올 것이라는데 동의하 다.라이체스터 이슬람 센터

소장이자 학자인 라자(M.S.Raza)는 정치 참여가 국가를 상으로 투쟁하는 것이라 해도

정치 참여는 바람직한 것이라고 생각했다.무슬림들은 정치 참여를 통해 필요한 권력을 얻

고,구체 심 사안에 해 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생각하 다.이런 이유로 이들의

정치 참여는 필수 인 요소로 간주되었다.160)무슬림들은 국제도 하의 정치 참여를 합리

화하기 해 종교 근거를 제시했지만,이들 주류 정치에 참여하는 것을 꺼린 사람들은

거의 없었다. 국 무슬림들은 종교 근거가 미약하다 하더라도 정치 정당의 회원 가입과

정당 지지를 통해 지속 으로 정치에 참여해왔으며,이를 통해 국 사회의 일원으로 당당

하게 행동하 고,이는 국 문화의 극 수용과 용으로 이어졌으며,결국 국 문화로

159)A.Andrews,Muslim attitudestowardspoliticalactivityintheUnitedKingdom,London,1998,pp.

124-126.

160)M.S.Razza,op.cit.,,p.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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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무슬림 문화화를 가능하게 하 다.

부분의 국 무슬림들이 민족 는 종교 에서 벗어나 극 이고 다양한 방식으

로 국 정치에 참여하 지만,일부 무슬림들은 여 히 종교 이유로 정치 참여를 부정

으로 근하 다.정치 참여를 정 으로 생각했던 무슬림들은 정치 체제 안 에서 무슬림

의 의사를 변하기 해 다양한 정치 략을 구사하 으며,이슬람 해석에 따른 이슬람

문화의 국 문화화를 추진하 고, 국 내 무슬림 공동체에 한 국 사회의 차별을 차단

하기 해 노력하 다.하지만 경제 궁핍과 사회 배제 때문에 일부 국 무슬림들은 주

류 정치 참여를 이념 배신이자 국 문화로의 동질화 과정으로 간주하기 시작했다. 국

사회에서 소외,반감,좌 ,그리고 분노를 경험한 무슬림들은 국의 공식 정치 구조와

체계에 해 신뢰하지 않는 경향이 있었다.그 결과 이들은 진 인 집단행동을 통해 국가

권력에 맞서고자 하 으며,기존 정치 구조를 거부하 고,거리의 정치를 추구하게 되었다.

하지만 특정 국 무슬림 단체들이 보여 이와 같은 즉흥 이고 비조직 인 정치 응

은 정 결과를 낳지 못했으며,오히려 국 사회의 부정 반발과 무슬림 집단에 한

소외와 차별만을 래하 다.

다수 국 무슬림들은 극 정치 참여를 통해 정치권력 기 에 근하고 침투하려는

시도를 지속 으로 추진하 다.무슬림들이 공식 정치 제도에 참여하고 통합을 이루려고

시도했다는 사실은 국 사회가 이들을 구성원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무슬림들이 국

문화를 실 이고 실리 으로 수용하 다는 ,그리고 무슬림들의 국 문화화가 정

으로 진행되었다는 을 의미하 다.바인리가 설명했듯이,문화화란 개인이 다양한 역할을

실험하고,그 역할이 맞는지 시험하며,일부 요소를 거부하고,다른 요소를 수용하는 과정이

라면,이주 무슬림들은 국 사회에서 정치 ·사회 역할을 다양하게 실험하 고,이를 통

해 무슬림 공동체의 이익과 정체성을 유지하는데 기여하 으며, 국 문화 수용에 한 일

부 무슬림들의 부정 인식을 해소하는데 노력하 고, 국 문화를 실 이고 실리 으로

수용하여 무슬림들이 국 사회에서 합리 이고 원만하게 응하는데 노력하 다.하지만

문화화가 특정 집단의 정체성에 한 진 변화를 유도할 수도 있다는 에서 이슬람 종

교와 통에 한 지나친 집착과 정체성 강요는 문화화의 한계인 동시에 국 무슬림들이

극복해야 할 미래의 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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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 무슬림 여성들의 사회 활동과 문화화

국에 살고 있는 무슬림 여성의 사회 지 는 삶의 여러 측면에서 변화되었다.무슬림

여성들은 국 사회와 문화의 향을 받아 집안일 공유,의사 결정 참여,동지애,여가,지

출 통제 등 가사 문제를 남편과 공유하 으며,이로 인해 두 사람 간 평등 계가 형성되기

시작했다.딸들의 경우에도 자유가 늘어났다.부모는 딸들이 교육,경력,사회 활동에 참여

하도록 더욱 격려했다. 부분의 무슬림 여성들이 국 교육제도를 경험했고,과거보다 많

은 수가 고등 교육 기 으로 진학했다.나이 많은 이주 여성들은 가족의 명 를 지키기

해 종종 집 안에서 일하기도 했지만,집 밖에서 일하는 무슬림 여성의 비율은 차 증가했

다.이들은 인종 ·종교 이유로 여 히 차별을 당하기는 했지만, 차별에 이의를 제

기하기 시작했고,차별과 싸울 수 있는 능력을 키워나갔다.이들은 국 사회나 정치에 참

여하면서 국인의 일원으로 활동하 고, 국 문화의 기본인 민주와 인권과 평등을 학습하

으며,이를 무슬림 가정생활에 도입하기 시작했다.

무슬림 여성들은 지역 정치와 자원 사에 직 참여하 고,공직에도 진출하 다.릴리

칸 부인(Mrs.LilyKhan)은 서리(Surrey)에서 아시아 공동체를 해 오랫동안 일해 왔다.

노동당 의원인 나즈마 하피즈(NajmaHafeez)는 버 엄 시의회 교육과 사회 서비스,그리고

공동체 부서의 부장으로 선출되었다.161)폴라 만질 우딘(PolaManzilUddin)은 타워 햄릿

의회 부의장이 되었다. 문 사회 복지사 던 그녀는 정치 생활에 열정 인 심을 쏟았

으며,상원 의원으로 선출되었다.162)이 듯 이들은 정치,공공 서비스,매체,문화 술

등 다양한 공 역에서 목할 만한 성과를 올렸다.

1990년 런던에서는 여러 무슬림 여성들이 구청장으로 선출되었다.1994년에는 한 무슬

림 여성이 공동체 내 무슬림 남성들의 반 에도 불구하고 월섬 포 스트(Waltham Forest)

구청장으로 선출되었다.163)에섹스(Essex)의 나비드 보카리(NaveedBokhari)와 런던 동남

부 지구의 커즈 미르자(KauseMirza),그리고 소말리아 출신의 리버풀(Liverpool)여성 마

리암 살 (MariameSaleh)를 포함하여 많은 무슬림 여성들이 치안 사로 임명되었다.

161)BMMS,November1993.

162)Ibid.,June1995,p.22.

163)Ibid.,July1994,p.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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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최 의 아시아 무슬림 여성 사인 나즈린 피어스(NazreenPearce)는 1994년 1월 코란

에 고 선서를 했다.164)무슬림 여성들은 국 사회의 행정과 사법 분야에서도 많은 역할

을 담당하 다.

매스미디어 역에서 리사 아지즈(LisaAziz)와 자이납 바다 (ZainabBadawi)는 뉴스앵

커로 성공했다.텔 비 작가이자 기자인 벨키스 베가니(Belkis Beghani)는 우간다

(Uganda)출신의 무슬림이었다.샤마 하비불라(ShamaHabibullah)는 “인도로 가는 길”(A

PassagetoIndia),“간디”(Gandhi) “인도에서 생긴 일”(HeatandDust)과 같은 화를

제작했다.야스민 후사인(YasminHosain)은 BBC월드 서비스(BBCWorldService)의 주간

로그램을 진행했다. 술과 문화 역에서는 나심 칸(Naseem Khan)이 작가로 유명했고,

인도 출신의 나스린 문니 카비르(Nasreen'Munni'Kabir)는 채 4(Channel4)에서 인도

화 자문 소수 민족 술 고문 서비스(Minorities'ArtsAdvisoryService)회장직을 맡

았다.아덴(Aden)에서 태어난 이티 미르자(KatyMirza)는 모델 활동을 하면서 그래픽 디

자인을 공부했고,TV에서 연기를 했을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와 자선 활동에도 참여했다.

무슬림 여성들은 사업 역에서도 많은 진 을 이룩하 다.마다가스카르(Madagascar)의

이스마일 출신 굴샨 자퍼(GulshanJaffer)는 런던 시내에서 자신의 호텔과 부동산 그룹을

운 하 다.시에다 자랄리(SyedaJalali)는 1990년 선데이 익스 스(SundayExpress)

로부터 올해의 여성 사업가 상을 받았다.인도 출신의 리다 마자르(FaridaMazhar)는 경

제학 박사 학 를 받은 후 뱅크 오 잉 랜드(BankofEngland)에 입사했고,그 후 이

낸셜 타임즈(FinancialTimes),로이즈 뱅크(Lloyds Bank),런던 치 방크 리바

(FrenchBanqueParibas)에서 동과 북아 리카 사업 담당으로 일했다.165)

국 내 무슬림 여성들은 통과 제도를 극복하고 자신의 미래를 선택할 수 있는 능력과

자아실 의지를 극 으로 실천하고 있었다.그 더라도 이와 같은 변화들이 기존 통을

진 으로 붕괴시키진 않았다.166)무슬림 가족들은 체로 온 한 상태를 유지해왔고,가

족의 내부 력과 충성도를 지켜왔다.여성의 역할과 계에 한 기 는 변했지만,가족의

의무와 어른에 한 존경은 크게 변화되지 않았다.

164)Ibid.,February1994,p.23.

165)Z.Gifford,TheGoldenThread:AsianExperiencesofPost-RajBritain,London,1990.

166)Modood,op.cit.,pp.24-35.



- 94 -

무슬림 여성들은 자신들의 구체 인 요구와 심사를 해결하는데 목할만한 진 을 이

룩하 다.남성 지배 공동체 역에서 배제되었던 이들은 남성들과 같은 목 을 이루기

해 정치 비정치 조직을 구축하고 운 했다.무슬림 여성 회(Muslim Women's

Institute)는 남성 지배 인 무슬림 의회와 연계하여 학교의 다양한 사안들을 고민하고,양

육과 입양,탁아소 제공,수감된 무슬림 여성의 요구 충족을 해 자문 서비스를 실시하

다. 한 은 무슬림 여성들은 종교 기 을 통해 자신들의 미래를 구축하는데 심을 가지

기 시작했고,이들 상당수가 국 청년 무슬림 여성신자 모임(Sisters'Section of

YoungMuslimsUK,YMSS)에서 활약하 다.무슬림 여성들은 복지를 지향하는 지역

공동체 기반 조직을 설립했고,많은 수가 1985년에 설립된 알-니사(al-Nisa)같은 여성 단체

에서 활동했다.167)이슬람 통을 따르는 알-니사에서 무슬림 여성들은 여성 용 공간과

안 한 환경 속에서 다양한 취미 활동과 교육 활동을 수행하 으며,이를 통해 국 문화를

극 으로 수용하 고,무슬림 여성들의 문화화에 많은 기여를 하 다.

1990년 에는 무슬림 여성들이 가족 내의 갈등을 극복하는 방법을 모색하고자 다른 형태

의 단체들도 결성하 다. 를 들면,무슬림 여성들은 무슬림 화상담소(Muslim Helpline)

를 개설하 다.무슬림 화상담소는 무슬림 여성들에게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1987년

런던에 설립된 단체 다.1994년에 나온 무슬림 화상담소의 보고서에 의하면,호출비율이

년에 비해 두 배로 증가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이후 3년 동안 무슬림 화상담소 서비

스에 한 수요가 두 배로 증가했는데,1996년부터 7년 연속 호출 건수가 2,000건을 넘었다.

이 기간 동안 호출한 사람들이 제기했던 문제의 성격들은 다양하게 변화되었다.1997년에

는 감정 문제,신체 학 사건,다른 민족 간 결혼으로 인한 갈등 사건 등이 에 띄게

증가했다.당시 국에서 태어난 무슬림 여성들은 심각한 문화 충격 때문에 해외에서 막

도착한 남편들을 처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1994년에는 강제 결혼과 가족 련 문제들이

증가했다.무슬림 화상담소에 화를 건 사람들 52%는 21세-40세 여성이었다.168)이

는 은 무슬림 여성들이 감정 문제와 결혼 문제에서 가족 구성원 보다는 화상담소에서

해결책을 찾고자 노력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 무슬림 여성들은 자신들의 사회 수요 외에 다른 역들을 만족시킬 시설들을 설

167)BMMS,October1993.

168)MuslimWomen'sHelpline,AnnualReport,1994and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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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함으로써 증가하는 서비스 요구를 해결하고자 노력했다.이로 인해 서비스의 범 가 속

하게 확 되었다.1997년 노 엄에 치한 무슬림 여성센터(Muslim Women's Centre,

MWC)는 쇠약한 여성,여성 노인,장애 여성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복권 기 을 받았

다.169) 드 리지에 치한 무슬림 장애여성연합(DisabledMuslim Women'sAssociation)

도 같은 활동을 하 다.런던 우드그린에 치한 자마아 알-니사 무슬림여성단체

(Jamait-al-NissaMuslim Women'sGroup)는 사업 기술,정보 기술,읽고 쓸 아는 능력

언어 훈련을 제공했고, 래드퍼드에 치한 무슬림 여성기구(Muslim Women's

Organization)는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 다.170)의식과 지원을 한 아시아여성연합(Asian

Women'sAssociationforAwarenessandSupport)은 여성이 안 하게 건강과 가족 문제

를 논의할 수 있도록 설립된 자조(Self-help)단체 다.171)무슬림 여성들은 동일한 성격의

작은 단체들과 동맹을 구축하 으며,지방정부로부터 도움을 받아 가정 폭력과 맞서기 한

여성 서비스도 제공하 다.

하지만 제도 지원을 구축하는 일은 쉽지 않았다.1980년 국 내 범 한 진보 합

의로 수용된 다문화 안건들이 우익 정당으로부터 지속 인 공격을 받았다.민 화 정책과

사회 서비스 잠식,그리고 반이슬람 인종 차별주의가 복합 으로 작용한 결과 무슬림 여성

들의 상실감과 박탈감이 증가하 다.허니포드(Honeyford)논쟁과 루시디 사건,그리고 걸

으로 인해 은 무슬림 여성들은 주류 사회에 한 자신들의 의견과 생각을 재평가하

기 시작했다.이들은 다른 무슬림들과 마찬가지로 국 사회의 동화정책과 인종 차별로 인

한 피해를 방지하기 해 방어 입장을 취했다.이와 함께 많은 무슬림들이 정체성을 주장

함으로써 자신들의 문제들을 스스로 처리하기 시작했다.이 운동을 주도한 세력은 역설 이

게도 국 세속주의의 혜택을 가장 많이 받은 무슬림 여성들,즉 국 학교와 학교에서

교육을 받은 은 문직 여성들이었다.이들은 이슬람 경 과 통을 다시 언 하면서 무

슬림 사회에서 여성의 열등한 지 에 해 문제 을 제기하 으며,자신들의 패션 논쟁에서

는 이즈티하드 방식을 용했다.많은 여성들이 가정에서 배운 가치와 학교에서 배운 가치

를 최 한 효율 으로 조 하면서 자부심을 가지고 이슬람의 통과 명 를 지키고자 노력

169)Ibid.,January1997,p.13.

170)Ibid.,October1997,p.15.

171)Ibid.,November1996,p.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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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다.

경제 활동을 하는 은 무슬림 여성들은 히잡 착용을 선호하 다.이는 이슬람 정체성에

한 무슬림 여성들의 심을 의미하 다.히잡 착용은 이슬람 문화의 고유성과 정체성을

지키는 행 으며,서구 의상의 순응주의 압력에 한 항의 상징이었다. 국 문화는

무슬림 여성들에게 서구 의상을 강요하 다.일부 무슬림 여성들은 가부장제의 압박과 매

결혼과 같은 문화 례에 항하거나 부모와 공동체를 소외시키지 않고 교육을 계속 받

기 해 히잡을 착용하 다.히잡은 무슬림 문화와 주류 사회 문화 사이를 재하는 도구이

기도 했다.히잡은 무슬림 여성이 부모를 달래고,학교와 학 는 직장의 공 문화로 인

한 타락 염려로부터 부모를 안심시키는 처 략의 일환으로 간주되었다. 한 히잡은 무

슬림 여성들이 은 무슬림 남성들로부터 존 받는 방식을 보여 으로써 무슬림 여성들의

문화 공간을 재구축하는데 일조했다.

알립하이 라운은 히잡을 단순히 복종과 종속의 상징으로 볼 경우 문화 융합과 타

방식을 놓치게 될 것이라고 언 했다.172) 국에서 무슬림 여학생들과 은 근로 여성들이

블라우스,셔츠 바지 같은 서양 의상과 함께 자발 으로 히잡을 선택한 이유는 국 무

슬림 공동체에서 일어나고 있는 성 역할과 정체성 변화에 응하고,자신들을 방어하기

해서 다.이들은 히잡을 선택함으로써 공동체로부터 존 을 받았다.히잡은 문화 충성도

를 나타냈고,신뢰와 확신을 의미하 다.히잡 착용은 가족들이 은 여성들에게 가하는 간

섭과 제약을 제거하는데 사용되기도 하 다.무슬림 여성들이 히잡을 선택하지 않았다면,

가족들은 통 인 가치에 한 이들의 진심을 의심했을 것이다.173) 은 무슬림 여성들은

히잡을 착용함으로써 공 생활뿐만 아니라 정치,경제 교육 활동에 쉽게 참여할 수 있

었으며,자신의 권리,건강 리,자신의 신체 통제권을 효과 으로 지켜나갈 수 있었다.이

는 국 사회에 살고 있는 무슬림 여성들이 국 문화와 이슬람 문화 사이에서 겪을 수 있

는 갈등과 고통을 극복하는 방법이었으며, 국 사회에서 자신들의 존재감과 정체성을 유지

하기 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었고, 국 문화를 수용하고 국 문화와 타 할 수 있는

문화화의 방법이었다.

무슬림 여성들의 히잡 착용이 공공 역에서의 사회 활동에 심각한 향을 끼치자 세속

172)Y.Alibhai-Brown,WhoDoWeThinkweAre?ImaginingNewBritain,London,2000,p.216.

173)Shaw,op.cit.,pp.164-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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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무슬림 여성들은 억압에 항하고 불평등에 항하는 방식으로 단결했다.이들은 사우설

블랙 시스터즈(SouthallBlackSisters,SBS)를 구성하 으며,1980년 가정 내 여성 학

에 항하는 운동에 가담하 고,피해자들을 한 안내와 카운슬링을 제공했다.이들은 강

제로 결혼한 여성의 경험과 남성 친인척으로 인한 고통을 세상에 알렸다.SBS는 구체 인

여성 억압 문제와 련된 운동을 개하면서 활동 역을 넓혔다.이들이 운동을 개하면

서 사용한 매개체는 근본주의에 반 하는 여성들(WomenagainstFundamentalism,WAF)

이 다.WAF는 무슬림 여성들이 여성과 아동의 자립을 거부하는 종교 근본주의에 반

하기 해 1989년에 설립한 네트워크 다.근본주의자들은 여성과 아동을 성 역의 사악

한 시도로부터 보호해야 하는 공동체의 재산으로 간주하 다.WAF는 이와 같은 생각이 여

성과 아동의 지 를 높이는 동시에 낮추었다고 주장했다.WAF는 이슬람 안건에 한 자신

들의 반 를 더욱 확 시켰다.WAF는 국 무슬림 공동체의 통 인 남성 권 에 항하

는 활동에 참여하 으며,이슬람 련 문제에서 여성의 자유와 평등을 본질 으로 반 하

다. WAF는 “우리 목소리는 남성공동체 지도자에 의해 정의되지 않는다.”라고 주장하면서

루시디를 옹호하는 항 성명을 발표했다.174)많은 무슬림 여성을 포함하여 WAF회원

40명은 1989년 5월 27일 런던에서 진행된 반루시디 무슬림 행진에 반 하 다.이 당시 흥

분한 은 무슬림 남성들은 여성과 아동을 보호해야 하는 통 인 의무를 무시하는 WAF

회원들을 공격하기도 하 다.

1980년 말 WAF가 으로 반 한 것은 무슬림 여성의 지 와 련된 이슬람 근본

주의 안건들이었다.이슬람 근본주의는 무슬림 공동체에서의 남녀별 사회 ·가정 역할

을 구분하 다.WAF는 히잡이 서구 기독교 세력에 한 항의 상징이었다고 말하면서,

여성이 성 상으로 간주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이는 이슬람 통이 사회

으로 정 향을 끼친다는 카바니(Kabbani)의 주장에 반하는 것이었다.한나나 시디끼

(HannanaSiddiqui)는 히잡이 무슬림 여성의 선택권을 제한하고,성생활을 부정하며,더

범 한 남성 통제의 요소라고 주장했다.175)카바니와 시디끼는 루시디 사건 이후 무슬림 여

성들이 무슬림 정체성을 주장하기 해 히잡을 착용하 으며,공동체 내 가부장제,보수주

174)C.Connolly,Washingourlinen:oneyearofWomenAgainstFundamentalism,FeministReview,no.

37,spring1991,p.69.

175)R.Kabbani,LettertoChristendom,London,1989,chapter3;H.Siddiqui,Winningfreedoms,Feminist

Review,no.37,spring1991,p.81.



- 98 -

의 근본주의 세력과 동맹을 맺기 시작했다고 비 했다.

WAF의 세속 비 에도 불구하고,무슬림 여성들은 문화 력과 종교 제휴,도덕

질서 재구축에서 이슬람 정치 로젝트를 추진하 다.일부 무슬림 여성들은 이슬람 정치

로젝트를 신분 상승의 징표로 환 했지만,WAF에 가담한 무슬림 여성들은 수용할

수 없다고 단하 다.WAF의 은 체로 서구 페미니즘 모형에서 비롯되었는데,많은

무슬림 여성들은 서구 페미니즘 모형을 이해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었다.이들은 임 노동

이 여성을 해방시켰으며,가족과 친족은 본질 으로 여성 해방을 방해하 고,종교는 항상

문제라는 WAF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았다.176)일반 무슬림 여성들은 히잡 착용 행이 무

슬림 여성들의 독자 인 공공생활 참여를 방해하지 않았으며,종교와 문화 가치를 훼손하

지 않았고,이슬람의 가부장 통과 충분히 충할 수 있다고 간주하 다. 실 으로 무

슬림 사회에서 여성의 역할이 여 히 가부장 개념에 의해 결정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은 무슬림 여성들은 가정 내에서는 이슬람 행을 수하면서도 가정 밖에서는 국식

사고와 문화를 극 으로 거부하지 않고 국 사회와 화해와 화합을 추구하고 있다는 사

실은 국 무슬림 여성들이 무슬림의 국 문화 수용과 국 사회로의 편입,그리고 문화화

에서 주도 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을 충분히 변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제4 이슬람법의 용과 문화화의 한계

국 이주 무슬림의 사회참여에서 가장 논란이 많았던 문제는 이슬람법 샤리아(shari'a)

의 용이었다.이슬람법은 이주 무슬림들의 국 문화 수용을 소극 으로 만들었고, 국

문화로의 문화화를 제한 으로 만든 요한 요인이었다.이주 무슬림들의 국 문화 수용은

국 사회로의 편입과 문화화를 의미하 으며,새로운 사회 국에서 미래를 한 변화와

개 의지를 의미하 고,1세 이주 무슬림들이 강요했던 통과 습의 틀로부터 이탈하

는 것을 의미하 다.문제는 종교 틀과 습으로부터 어느 정도 벗어날 수 있느냐는 것이

었다.

1960년 이후 많은 무슬림들이 국에 도착하면서,이슬람법의 수는 이들에게 매우

176)S.Arebi,GenderanthropologyintheMiddleEast:thepoliticsofMuslim women'smisrepresenation,

AmericanJournalofIslamicSocialSciences,vol.8,no.1,March1991,p.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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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 문제 고,그 결과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났다.특히,할랄 음식 문제는 지속 인 논쟁

의 상이었다. 한 국의 교육제도는 의상,종교,그리고 성 문제에 한 교육 방식과 내

용에서 무슬림들의 우려를 불러 일으켰다.무슬림들이 거주하고 있었던 지역 당국은 무슬림

들이 동의하는 모스크와의 의를 통해 매장 장소 등 이슬람 종교의식에 한 문제를 처리

해야 했다. 국인 고용주들은 복장 규정, 배 시간,그리고 종교 축제 기간 동안의 휴가

문제 등에서 무슬림들의 요구를 들어주어야 했다.177)이런 이유 때문에 무슬림들은 이슬람

통을 기반으로 하는 가족법을 국의 법률 제도에 통합시켜 주기를 원했다. 국 이주 무

슬림들에게 이슬람법의 수는 신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삶의 원칙이었다.

국과 같은 비이슬람 국가에 정착한 무슬림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해 이슬람법

인 샤리아와 이슬람 법학인 피크흐(fiqh)는 명확한 방안을 제시하지 않았다.역사 으로

국법은 다른 종교 신자들이 자유롭게 자신의 종교를 믿을 수 있다는 을 제외하고는 비기

독교 종교들을 보호해주지 않았다. 국과 같이 문화 으로 다양하고 다원 인 사회에서 많

은 무슬림들은 법 구제 측면에서 평등한 우를 제공받지 못했으며, 국법은 이슬람 율

법을 수용하지 못했다.실제로 국법에서 고리 업,낙태,동성애,도박,알코올 매와

섭취 사형의 부재 등과 련된 내용들은 이슬람 원칙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었다.이와

같은 법 실에서 국 무슬림들은 개인 ·집단 으로 다양하게 응하 다. 다수 국

무슬림들은 국을 불신의 땅으로 간주하지 않았으며,계약의 땅(Daral-Ahd),정 의 땅

(Daral-Sulh),안 의 땅(Daral-Aman),그리고 성서 백성들의 땅(DarAhlal-Kitab)으로

간주하 다.이는 이주 무슬림들이 이슬람 율법을 지나치게 강조하지 않고 국의 법과 제

도를 실 으로 수하면서 한 응을 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국 이주 무슬림들은 국의 법이 이슬람과 무슬림 공동체(Umma)의 원칙과 상충하지

177) HumayunAnsari,op.cit.,p.227.비 무슬림 사회에서는 무슬림이 종교를 실천하는데 필요한 법 조항

이 없을 수도 있는데,이는 많은 무슬림들에게 딜 마가 되었다.앞에서 언 한 두 가지 종류의 인간 행동은

다시 5개 범주( 지,거부,허용,권장 의무)로 나눠졌다.이 범주는 세속 인 법으로 통제할 수 있었다.

다루라(Darura:필요성 원칙)는 무슬림이 더 큰 사회에 참여하는 것을 허용했다.이슬람 법학자들은 경 에

용되는 방법론 원칙을 기반으로 이슬람법의 내용을 발 시켰는데,경 의 핵심은 코란과 하디스 다.

언자 무함마드가 직 모범을 보인 것은 하디스 다.코란과 하디스를 통해 해결할 수 없는 이슬람 규정에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방법이 동원된다.1)이즈티하드(ijtihad:인간의 이성 단)는 오직 참조 방식으로만

련 텍스트에 용할 수 있다.2)끼야스(qiyas:유추)를 통한 추론이다.3)특정 사안에 한 언자의 동반자

들 간 이즈마아(ijma:합의)이다.이것이 샤리아의 권 를 인정하는 최종 근거들이다. 부분의 이슬람법은

이슬람 세력이 팽배했던 우마이야(Ummayad)와 압바스(Abbasid)시 칼리 재 하에 제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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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는 한,생명과 재산과 자유를 보호해주는 범주 내에서 국의 법 수를 수용해왔다.무

슬림 소수 집단은 국의 법과 질서를 유지하는데 조하기로 약속했으며,그 가로 불필

요한 외설과 남용으로부터 보호,종교와 문화와 통에 한 모욕 지 등을 요구하 다.

이를 통해 이들은 신과 자연의 법을 명백하게 반하는 사안에 해 법 ·사회 으로 거부

를 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했다.178)하지만 보수 무슬림들은 이슬람 조직과 단체가 없는

상태에서 이슬람의 이익을 실 하기 해 국 사회 조직으로부터 실질 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극히 제한 이라고 생각했다.이런 이유 때문에 이들은 교육,정치,경제,

사회,문화,복지 등의 역에서 개별 인 이슬람 단체를 조직하고 시설을 확충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안했다.

국법 조항의 수용이 정당성을 지닌다는 견해는 이슬람의 원칙에 근거한 것이었다.이슬

람 원칙은 무슬림 소수 집단이 재 거주 인 국가에 복종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이주 무

슬림들은 국에 도착한 후 자신들의 권리와 책임이 세속 인 비이슬람 국가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시키는데 최고 법률가의 이성 단인 이즈티하드(ijtihad)를 이용하

다.이즈티하드는 특정 환경인 국에서 거주하는 무슬림들이 샤리아의 법 근거와 한계와

련성을 탐색하도록 했으며,동시에 어떤 경우에도 코란과 순나의 정신을 지키도록 했다.

이런 상황에서 무슬림 공동체는 국 사회 내에서 마주하는 이슬람의 종교 례에 한 사

회 ·법 장애물들과 국의 세속주의에 반하는 이슬람 신앙과 의식의 수 사이에서

도 입장을 추구하 으며,이는 지역 국가 차원에서 법 상을 가능하게 하 다.

무슬림들은 국법을 수해야 하는 필요성을 인정했으며, 국법과 이슬람의 가치 통

사이의 조화를 통해 국법이 제공하는 기회를 이용하 다. 국 의회는 법 규정을 개정하

여 무슬림들이 무역법을 반하지 않는 범주 내에서 일요일에도 가게를 열 수 있게 하 고,

이슬람 종교 방식에 따라 도살장에서 가축을 도살할 수 있게 하 다.

무슬림들의 국법 수용은 법 상 수용과 목 에 따른 법률 제도 개정 요구,그리고

법 개 가능성 추진 등 세 가지 유형으로 나타났다. 통 인 이슬람 가족법은 국법과

충돌하 으며, 국 무슬림들에게 국법과의 충과 조정을 요구했다.한편 이슬람 가족법

의 일부 요소들은 국법과 상충되었으며,무슬림 공동체는 이에 한 검토를 요구하 다.

178)J.S.Nielsen,op.cit.,p.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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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법은 이슬람법과는 달리 간음,불륜,동성애,알코올 섭취 고리 업 등 특정 형태

의 행동이나 일부다처제,이혼 차,유산 등 인간의 상호작용과 련된 문제들을 범죄로

여기지 않았다.이처럼 이슬람법이 허용하고 있는 행동이나 상호작용은 국법에 명백히

지되어 있거나 국 정부로부터 법률 반으로 인정을 받지 못했다. 한 국 정부는 구체

사례에서만 신성 모독과 종교 오 선동 행 를 범죄로 인정하 다.이로 인해 국

내 무슬림들은 복잡한 법 상황과의 타 을 요구받았다.

하지만 일부 무슬림들은 다수 무슬림들이 소수 집단으로 존재하는 상황에서 작은 권리

를 얻고자 이슬람 통을 포기하는 상황을 비 하 다.이들은 이런 근법 때문에 타 이

불가피하게 되었다고 주장했다.이들은 무슬림들이 법 조치를 통한 구제를 모색하기 보다

는 정치·경제 력 체제를 구축하고 더 큰 사회에 참여하며 내부 조직을 강화해야 한다는

안을 제시하 다.이런 입장을 지지한 카림 시디끼는 국 사회와 응 는 타 을 모색

하는 무슬림들을 비난했다.그는 안으로 무슬림법 원회(Muslim Law Commission)의

설립을 제안했다.179)무슬림법 원회는 이슬람법을 바탕으로 결혼,이혼,자녀 양육권,유

산 문제 등을 단하고, 국법에서 유효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사례를 단하는 권한

을 갖게 되었다.

1990년 신부값(mahr)지불은 여 히 무슬림 공동체 내에서 이슬람 결혼 통으로 유지

되었고, 국 법원에서 결정된 이혼에 해서 이슬람법도 이혼을 인정해야 한다는 요구가

증되었다. 국 법률 제도의 진보 원칙에 따라 무슬림들은 국법의 틀 안에서 이슬람

원칙에 따라 매결혼,사 간 결혼,마흐르 지불,모스크 결혼식 등 가족법과 련된 많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었다. 국법은 변호사, 재자,그리고 조정자의 도움을 받아 합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이를 통해 법정 밖에서도 분쟁을 해

결할 수 있는 자유를 인정하고 있다.이에 따라 가족법 역에서 무슬림들 사이에 발생했던

분쟁은 국의 사법 제도에 의존하지 않고 종교 원칙과 가치를 참조하여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 국법의 진화와 유연성은 국의 종교 다양성을 인정하 으며, 국 이주 무슬

림들은 국법의 범주 내에서 법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이는 무슬림들에 의한 국의

법 개 과 변화 가능성을 의미하 다.

179)Ibid.,p.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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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내 무슬림들은 가족법 역의 주요 내용들을 국법 내에서 해결할 수 있었기 때문

에 개별 인 법 제도나 조항을 필요로 하지 않았다.이는 무슬림의 국법 수용을 의미하

다.무슬림들은 국법과 이슬람법이 결코 양립할 수 없다고 간주하면서도,최 결혼 연령,

국 법정을 통해서만 이혼(talaq)인정,잇다(idda)180)기간 후에 양육비 지 ,자녀에 한

근성과 양육권,그리고 일부다처제 지 같은 사안에 해서는 국법의 결정을 제한 으

로 인정하 다.

이슬람법과 국법 사이의 상충 문제가 발생하자 국의 모스크들이 개인과 사회 세부

사항들에 한 트와(fatwa)를 발 하기 해 이슬람법 문가인 무 티(mufti)의 법률 서

비스 제도가 도입되었다.루이스가 언 한 트와에는 택시 운 사가 술집이나 클럽으로 손

님을 모시는 것이 범죄인가 아닌가,어떤 상황에서 피임이나 낙태가 가능한가,텔 비 ,비

디오, 화 연극이 하람인가, 출을 허용해도 되는가 등에 한 단이 포함되어 있었

으며,기도, 식,자카트,핫즈,결혼,이혼,양육권,유산,투자 등에 한 다양한 안내도 포

함되어 있었다.181)이는 무슬림 공동체가 국법을 수용하고 법 결정을 제한 으로 인정

하 지만,이슬람법에 명시된 이슬람 통과 습 문제는 여 히 논쟁의 상이었다는 것을

의미하 다.

1990년 국은 최 로 할랄 출 서비스 제도를 도입하 다.유나이티드 뱅크 오 쿠

웨이트(UnitedBankofKuwait)가 이슬람 투자 뱅킹 단 를 통해 운 한 만질(Manzil)

로그램은 1997년 출 자 조달에 한 안을 제시하 다.유나이티드 뱅크 오 쿠웨이

트는 만질을 고정 리 출로 부르기를 거부했지만,사실상 만질은 무라바하(murabaha:

할부 매 계약)라는 통 인 이슬람 계약을 따르는 고정 리 출이었다.1993년 알-바

라카 뱅크(Al-BarakaBank) 국 지 은 무이자 자산 융 상품을 출시하고자 했으나,이

계획을 포기하 다.182) 국 내 다수 무슬림들은 이슬람식 은행제도의 부족으로 비이슬람

국가의 출제도에 의지해야만 했다.자본 투자와 종교 요건을 충족시키고자 했던 다른

시도는 할랄 상호 투자 펀드(HalalMutualInvestmentFund) 다.무다라바(Mudaraba)계

약 규칙을 기반으로 했던 이 거래는 출 기 과 출자가 보상과 험을 함께 공유하도록

180)임신한 여성이 이혼을 요청하는 경우 태어나지 않은 아기의 아버지가 결정되는 3개월의 기간

181)Lewis,op.cit.,pp.118-119.

182)Q-News,April1997,p.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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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샤리아 규정을 충족시켰다.이 거래는 국 이슬람 샤리아 원회의 다이드 알-다르쉬

(Dr.Dyedal-Darsh)박사와 이슬람 법학 회(InstituteofIslamicJurisprudence)의 무 티

유수 사타(MuftiYusufSatha)의 승인이 떨어지면서 타당성을 획득했다.183)

1980년 이 까지 국 이주 무슬림들은 국 사회와 문화를 수용하고 국법을 수용하

면서,한편으로 이슬람 문화를 수하고 다른 한편으로 국 문화를 수용하는 통합과 화합,

그리고 문화화의 모습을 보여주었다.하지만 1980년 반 이후 국 사회 반에서 반이

슬람 정서가 등장하자 무슬림 공동체는 공식 으로 종교 권리에 한 인정을 요구하 다.

이러한 종교 흐름이 등장하게 된 이유는 살만 루시디 사건이 발생했기 때문이었다.살만

루시디의 소설 『악마의 시』에 담긴 이슬람에 한 신성 모독 내용은 국 무슬림들을

시 로 이끌었으며,이들은 정부에 이 소설의 출 지를 요청하 다.이들은 때때로 폭력

운동도 개했는데,이는 이들이 국의 문화 감수성을 제 로 이해하지 못했으며 법

규에 한 존 이 부족했다는 을 노출시켰다.이러한 폭력 투쟁과 국 문화 무시는 국

인들의 무슬림에 한 소외와 배제로 이어졌다.1989년 1월 무슬림들이 이 서 을 소각하는

사건이 발생하고,일부 이슬람 매체가 루시디에게 사형 선고를 내린 호메이니의 트와를

지지하자, 국의 여론은 악화되었다.184)이로 인해 국인들은 무슬림들이 평화 이고 합

리 인 논의를 통해 분쟁을 해결할 능력이 부족하고 편 한 시각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

으며,무슬림들의 국 문화 수용을 무시하고 부정 고정 념과 이미지로 이슬람을 비 하

다.

루시디 사건으로 국 사회의 분 기가 격하게 양극화되고 무슬림 사회와 국 사회의

충돌이 증하자, 국의 일반 과 기득권층은 『악마의 시』출 지를 요구하는 무슬

림 공동체를 신랄하게 비 하기 시작했다.이들은 무슬림들의 요구를 사고와 표 의 자유에

한 도 이라고 주장했다.극단 인 국인들은 무슬림들을 지 훌리건(intellectual

holligans)이라 비난했으며,이들의 행 를 나치(Nazis)행 와 비교했다.이 서 의 출

지 요구와 신성 모독법 수정에 한 무슬림들의 요구는 국인들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쳐

실패로 돌아갔다.무슬림들은 종교 불만을 확산시키고 비무슬림들의 동조를 얻기 해 공

183)Ibid.,June1997,p.7.

184)Lewis,op.cit.,p.170.1991년 래드퍼드에서 실시한 한 라디오 설문조사에 따르면,‘무슬림 90%가 이

트와에 반 ’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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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회를 극 으로 개최하 지만, 국의 정치,사회,문화 기 들은 극 으로 참여하지

않았다.하지만 이 사건을 통해 국 사회는 종교간 소통과 화합의 필요성을 재인식하는 계

기를 얻기도 하 다.이를 계기로 정치인과 국 교회 지도자,그리고 무슬림 지도자들 사

이에서 변화에 한 논의가 진행되기 시작했다.스카맨(Scarman)경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 국처럼 다원화되는 사회에서는 서로 다른 종교 신념,감정, 행을 존 하

는 것뿐만 아니라 욕설,조롱,경멸로부터 그것을 보호하는 것도 필요하다.”185)하지만 이슬

람 법률 원회는 이에 동의하지 않았으며, 국 정부에 신성모독법의 폐지를 요구하 다.

국무장 존 패튼(JohnPatten)도 종교 이유로 법이 부당한 차별을 받고 있다는 국 무

슬림들의 주장을 정당하다고 인정하기는 했지만,이 문제가 신성모독법의 철폐 문제로 확

되는 것은 원치 않았다.186)다원주의를 표방했던 국 사회의 평등,공정,정의 등 세속

원칙들은 국 이주 무슬림들의 심을 끌지 못했으며,반 로 국 사회는 무슬림들의 항

의와 불만을 수용해주지 못했다.이는 국 이주 무슬림들이 사회정치 문제에서는 국 사

회로 편입되고 차이 을 수용하 으나,종교 문제에서는 쉽게 국 사회로 편입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 다.

국 무슬림의 사회 활동과 사회 참여에 향을 끼친 두 가지 국법이 있었다.1976년

인종 계법(RaceRelationsAct)은 고용,교육,주택,재화,시설,서비스 제공과 같은 범

한 역에서 인종과 민족 차별을 불법 행 로 간주하 다.하지만 이 법에서 종교 권리에

한 조항은 배제되었다.이로 인해 국인 고용주들이 요일 배,일일 배,메카 순례

를 한 휴가,히잡 착용 등 신앙행 를 지해도 무슬림들은 법 구제를 받을 수 없었다.

이는 무슬림들의 국 문화 수용과 문화화 과정에서 종교 문제는 여 히 논쟁의 상이었

음을 의미한다.

1986년 공공질서법(PublicOrderAct)은 무슬림에 한 신성 모독,종교 선동,그리고

무슬림의 재산과 배 장소에 한 비무슬림의 괴롭힘과 공격 등에 한 법 제재와 처벌

을 약화시켰다.187)이는 살만 루시디 사건 이후 국 사회가 이주 무슬림들을 공식 으로

185)MuslimandtheLawinMulti-faith,theUKActionCommitteeonIslamicAffairs,Autumn1993,p.8.

186)Lewis,op.cit.,p.163.

187)HumayunAnsari,op.cit.,p.234.BMMS와 Q-News Muslim News같은 정기 이슬람 간행물들은 무

슬림들을 상으로 자행되고 있는 국 사회의 지속 이고 구체 인 차별과 공격,그리고 배제와 괴롭힘의

사례들을 정기 으로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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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제시키려는 법 장치를 시도하고 있으며, 국 무슬림들이 국 문화를 수용하고 국

사회로의 편입을 추구하 지만 여 히 고립화와 주변화의 상으로 간주되고 있고,결국 이

주 무슬림들이 국의 주류 사회로 진입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하 다.

제5 교육제도와 문화화의 한계

기 이주 무슬림들을 한 국의 교육제도는 다음과 같은 문제 을 안고 있었다.

첫째,1960년 국 정부가 아동의 교육 기회 불평등을 야기하고 있는 핵심 요인으로 사

회 불평등과 경제 불이익을 키워드로 제시했는데,이런 상은 무슬림 아이들이 거주하

고 있었던 지역에서 두드러졌다.이 시기에 부분의 무슬림들은 국인 노동자들과 같은

동네에 살고 있었으며, 국에 도착한 무슬림 아이들은 어 능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자신

들의 요구를 쉽게 달할 수 없었고,이로 인해 학교 내에서 차별받는 피해자가 되었다.

둘째,1960년 국의 교육 정책은 동화주의 정책이었다.이로 인해 국의 학교와 교사

들은 출신 국가와 종교 정체성을 무시하고 국 문화를 하는 방법과 이민자 아동들

을 국 방식으로 재사회화하기 한 교육을 실시하 다.이런 교육과정과 정책 속에서

국의 교육 기 들은 무슬림 부모들과 교육 방식에 해 상의하지 않았다.

셋째, 키스탄과 방 라데시 무슬림 부모들은 국의 동화주의 정책을 수용했는데,이는

세계 제국인 국의 교육의 질을 믿었고,자녀들에게 바람직한 교육이 제공될 것이라고 믿

었기 때문이었다.1960년 와 1970년 부분의 국 이주 무슬림들은 당국의 교육제도

가 종교 ·문화 측면에서 부족하고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생각했지만,정보 부족과 언어능

력 부족,그리고 주변 정서 상 이를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

넷째, 국의 동화주의 교육 정책은 큰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무슬림 아동들의 교육 ·

학문 성과는 수 미달이었다. 어에서 고 했던 무슬림 아동들은 교육 습득이 늦었

고,이로 인해 학문 성과를 거둘 수 없었으며,결과 으로 낮은 수 의 교육을 받을 수밖

에 없었기 때문이었다.

다섯째,무슬림 부모들은 자녀들의 교육 ·학문 성과를 개선하기 해 안을 제시하

지만 역효과를 낳았다.이 안은 백인이나 어 능력이 뛰어난 소수 민족 아동들에게는 우

월감을 심어주었지만,무슬림 아동들에게는 오히려 학업 성취 의욕마 꺾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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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년 와 1970년 부분의 국 이주 무슬림들은 당국의 교육제도가 종교 ·문화

측면에서 부족하고 만족스럽지 못했지만,정보 부족과 언어능력 부족,그리고 주변 정서

상 이를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

1960 시도된 이주민들에 한 국의 동화주의 교육 정책은 큰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무슬림 아동들의 교육 ·학문 성과는 받아들이기 힘들 정도로 수 미달이었다.무슬림

아동들의 교육 수 은 국 아동들은 물론 이주자 소수 민족,특히 힌두교도와 시크교 아

동들보다 뒤처져 있었다. 어에서 고 했던 무슬림 아동들은 교육 습득이 늦었고,이로

인해 학문 성과를 거둘 수 없었으며,결과 으로 낮은 수 의 교육을 받을 수밖에 없었

다.

이주 무슬림 자녀의 교육 ·학문 성과를 개선하기 해 학교 수업 이외에 개별 언어

수업 강화 방안이 제시되었지만, 체로 역효과를 낳았다.이와 같은 안들은 국인이나

어 능력이 뛰어난 소수 민족 아동들에게는 우월감을 심어주었지만,무슬림 아동들에게는

학업 성취 의욕마 꺾었다. 다른 학습 부진 원인은 무슬림 부모들의 낮은 사회 지 ,

교육 부족, 임 일자리 등이었다.자녀의 성공 는 실패에서 부모의 역할은 요했다.

무슬림 소년과 소녀의 학교 교육 참여율 비교에 의하면, 국의 학교 교육은 무슬림 아동

들의 성별 차이에 따른 교육 ·학문 성과와 발 에 별 다른 향을 끼치지 않았다.무슬

림 가정에서 성별 차이에 상 없이 동등한 교육 기회를 부여했던 변화의 원인은 무슬림 부

모들이 아들과 딸의 교육을 동등한 입장에서 생각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무슬림 소년과

소녀의 교육이나 사회생활에 한 입장과 태도도 이들의 교육 기회 학보와 학업 수 향상

에 향을 미쳤다.이들이 학교 교육을 선호하게 된 배경에는 성 역할에 한 인식의 변화

와 자기 주도 삶과 미래에 한 기 감이 있었다.

무슬림 학생과 다른 학생들 간의 차이는 1990년 에도 이어졌다. 국인,인도인, 키스

탄인,방 라데시인,그리고 아 리카 출신 사이의 반 인 교육성과 차이는 더욱 커졌다.

1980년 와 1990년 실시된 연구에 따르면,무슬림 학생들의 학교 내 경험은 교육 ·학문

성과에 많은 향을 끼쳤다.이 시기에 민족 집단별 교육 불평등은 지속되었으며,학교

제도 역시 무슬림 아동들에게 불이익을 주었다. 다수 무슬림 아이들은 종합 등학교를

다녔는데,이곳은 노동자 계 출신의 자식들이 주로 다녔으며,이로 인해 학업 수 이 다

른 곳에 비해 낮았다.이와 같은 종류의 교육은 무슬림 부모들을 만족시키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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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무슬림 아이들이 매우 궁핍한 환경에서 학교를 다녔다는 이유만으로 1960년-1990

년 말 이들의 낮은 학업 성취도를 설명할 수는 없다.톰린슨(Tomlinson)은 정상 인 학

교 교육과정이 사회 ·경제 지 가 낮은 집단이나 특정 민족 집단에 속한 학생들에게 오

히려 역효과를 낼 수도 있다고 언 했다.188)이는 소수 민족 학생들이 학교 내에서 꾸 한

차별을 당해왔다는 것을 의미한다.실제로 수업 선택에서 이들은 교사들로부터 차별과 부정

우를 받았으며,많은 학교와 교사들은 자기 민족 심 시각으로 이들을 했다.

하지만 무슬림 부모들은 자녀들의 낮은 학문 성과가 국의 교육제도에서 비롯된 것만

은 아니라는데 의견을 같이 하 다.그럼에도 불구하고,이들은 공립학교 환경이 자녀들에

게 정 인 정체성을 형성했는지에 해 의문을 가졌다.이들은 1970년 교복, 식,

체육,단체 교육,그리고 교외 활동을 포함하여 종교 ·문화 역에서 문제 들이 발견되

었고,이에 한 해결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 다.이는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어야

무슬림 아동들의 자존감과 정체성 형성,그리고 교육성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

다.

이런 문제 외에 학교의 사회 환경,특히 무슬림 학생들이 당하는 괴롭힘도 우려의 상

이었다.학교에 만연한 인종 학 와 폭력,그리고 이로 인한 고통과 괴로움을 극명하게 보

여주는 사례가 1986년 맨체스터의 한 학교에서 발생하 다.실제로 일부 교사들은 백인 동

료에게 인종 차별 인 의견을 피력하기도 했고,교실에 있는 학생들뿐만 아니라 교무실에

있는 소수 민족 동료들에게까지 굴욕 인 말과 농담을 던졌다.1985년 스완 보고서는 교육

과정에서 그리스인과 터키인을 다음과 같이 묘사했다.그리스인은 서구 통의 심이자 세

계를 문명으로 이끈 한 민족으로 묘사된 반면,터키인은 이상한 외국 신앙을 믿는 미개

하고 잔인한 야만인으로 묘사되었다.189)무슬림들은 학교가 가르치는 이슬람 근본주의 교리

에 한 부정 교육 내용이 자녀들의 무슬림 정체성을 약화시킬까 걱정했다.190)무슬림들

은 국의 교육과정이 무슬림 자녀들을 이방인으로 느끼게 함으로써 학문 성과에 부정

인 향을 미친다는 것을 깨달았다.일부 사례에서 아시아 아동들과 무슬림 아동들이 자신

들의 역사와 문화에 한 국인의 무시와 폄하 때문에 자존감을 상실했다.이로 인해 이들

188)D.Gillborn,Race,EthnicityandEducation,London,1990,p.10.

189)Swann,Educationforall,p.689.

190)S.A.AshrafandS.S.Hussain,CrisisinMuslimEducation,London,1979,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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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학습 성취 수 은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

1988년 교육개 법에는 역사에서 이슬람에 한 부분을 포함시켰지만,새 교육과정에는

국 역사가 심이었다.지 까지 국의 교육과정은 동화주의 정책을 바탕으로 작성되는

경향이 있었다.무슬림 부모들은 동화주의 정책이 동등한 조건의 국인 학생들과의 경쟁을

제도 으로 막았을 뿐만 아니라,세속 인 국 사회에 자녀들을 무방비 상태로 노출시켰다

고 생각했다.

무슬림 아동에게 한 지식과 기술을 가르쳐 능력 있는 교사들이 있는지에 한 의

문도 제기되었다.이로 인해 국 교육 기득권과 무슬림 부모 사이의 갈등은 더 커지

기 시작했다.좀 더 구체 으로,무슬림 부모들은 공립학교 종교 교육의 부 성에 한

우려를 표명했다.이들은 종교 교육(ReligiousEducation,RE)이 모든 교육제도의 석이라

고 생각했다.1972년에 실시된 한 연구에 따르면,종교 교육과정에 기독교 외에 다른 종교

에 한 학습을 비하는 학교는 거의 없었다.학교 조회와 종교 수업(RE)에 불참하는 것

은 법 으로 허용되었지만,많은 학교의 기풍을 고려해 볼 때 불참하는 학생은 거의 없었

다.무슬림 부모들은 이슬람 종교 교육의 주변화와 공립학교 내 융통성 부족으로 자녀들이

무슬림의 권 로부터 멀어질까 우려했다.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해 공동체 내에

종교 학교가 설립되었다.1969년 남아시아 무슬림 공동체 아이들은 지역 모스크와 연계된

보충 학교에서 매주 15-20시간을 보냈다.191)

1970년 에 무슬림 부모들은 비이슬람 학교 교육, 를 들면 성 교육,종교 교육,남녀

공학,의복,음식,조회 도박 등에 해 심각성을 느끼게 되었다.이로 인해 이들은 학교

제도의 변화를 요구하 다.기존 정책들은 무슬림 학생들의 상황을 개선하기보다는 성 부

진과 소외감을 증진시켰다. 국 교육 기득권층은 무슬림들의 불안을 인정하 으며,무슬림

아동의 추정 수요가 아닌 실제 수요를 악하여 이들의 요구를 충족시키는데 충분한 자

원을 투입하기 해 노력했다.그 결과 정부는 동화주의 정책을 버리고 다문화 근법으

로 변화하기 시작했다.

이주 기 무슬림 자녀들이 국 교육제도 하에서 부진한 성과를 얻을 수밖에 없었던 요

인들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191)TaylorandHegarty,op.cit.,p.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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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무슬림 자녀들의 학습 부진 원인은 무슬림 부모들의 낮은 사회 지 ,교육 부족,

임 일자리 등이었다.무슬림 자녀들의 성별의 차이는 교육 ·학문 성과와 발 에 별

다른 향을 끼치지 않았다.한편 무슬림 부모들은 성별의 차이에 상 없이 동등한 교육 기

회를 부여했는데,이는 아들과 딸의 교육을 동등한 입장에서 생각하기 시작했기 때문이었

다.

둘째,무슬림 학생들의 학교 내 경험은 교육 ·학문 성과에 많은 향을 끼쳤다. 국

에서는 민족 집단별 교육 불평등이 지속되었으며,학교 교육제도도 무슬림 자녀들에게 여

히 불이익을 주었다.하지만 무슬림 자녀들이 궁핍한 환경에서 학교를 다녔다는 이유는 이

들의 낮은 학업 성취도와 상 이 없었다.무슬림 부모들은 자녀들의 낮은 학문 성과가

국의 교육제도에서 비롯된 것만은 아니라는데 동의하 다.

셋째,학교의 사회 환경,특히 무슬림 학생들이 당하는 괴롭힘도 우려의 상이었다.학

교에 만연한 인종 학 와 폭력,그리고 이로 인한 고통과 괴로움은 무슬림 자녀들의 교육

·학문 성과에 향을 끼쳤다. 한 한 지식과 기술을 가르쳐 능력 있는 교사들의

부족도 이들의 학문 성과에 향을 끼쳤다.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해 무슬림 공동체는

종교 학교의 설립을 고려하기 시작했다.결국 국 정부는 동화주의 정책을 버리고 다문화

근 방법으로 변화하기 시작했으며,이를 통해 문화 다양성을 인정하고 동등한 교육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는데 동의하 다.

1970년 까지만 해도 국의 교육 기 들은 국 내 무슬림 자녀들을 한 최선의 교

육은 범 한 다문화 구조에서 시행하는 것이라고 믿었다.이들은 다문화 구조만이 자유로

운 틀 안에서 무슬림들의 문화와 종교를 지키며 동화주의와 분리주의라는 상반되는 이념들

을 조화시킬 수 있다고 믿었다.이들은 문화 차이를 인지하면서 다른 문화와 종교에 한

이해와 수용을 향상시키고,무지와 편견을 이며,사회 정의 실 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

다고 생각했다. 국의 교육 기 들은 다문화 교육이 궁극 으로 국 내 다민족 공동체의

사회 응집,조화,갈등 해소로 이어질 것이라고 믿었다.

소수 민족 아동의 부정 인 자아 정체성과 학습부진 간 인과 계를 조사한 (Milner)

는 동화주의 정책을 포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192)교육학자들은 교육 기회 평등과 성

192)D.Milner,ChildrenandRace,London,1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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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주의 원칙(1944년 교육법의 두 가지 석)의 측면에서 단일화된 교육의 효능을 재고하기

시작했다.다른 문화와 종교에 한 정 인 교육 방법이 성 차이와 고립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기 시작했다.

1970년 반과 1980년 사이 다문화 교육이 서서히 뿌리를 내렸다.자신의 민족과

문화 유산에 해 배울 기회와 다른 문화에 한 편견과 차별을 일 수 있었다. 국 교

육계는 국이 다문화·다종교 사회로 변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변화된 교육제도

를 수정하는 것이 합리 이라고 생각했다. 한 교육제도 변화가 소수 민족들이 국 사회

에 더 단단히 통합되도록 일조할 거라고 생각했다.193)이를 해 지방 교육당국은 자발 으

로 교육과정을 변화시켰고,변화된 학교 교육과정 내 많은 과목들은 소수 민족 학생들의 참

여를 이끌었으며,교사들은 학생들의 특성을 제 로 이해하고 이를 반 하 다.교육과정

변화는 종교수업과 련하여 특히 두드러졌다.

국 무슬림들은 종교수업이 교육과정 내에서 주변화 되는 것을 원치 않았으며,자신들의

요구를 철시키기 해 압력을 행사했다.이들은 국이 다원주의 사회인만큼 주요 세계

종교를 교육과정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이들은 문화와 종교 가 무슬림 가족

모스크만의 역이라고 여기지 않았으며,공립학교의 종교수업 시간에 이슬람을 가르칠

것을 요구했다.일부 지방 교육청(LocalEducationAuthority:LEA)은 부분 으로 무슬림들

의 주장을 수용했다. 를 들면,1970년 4월 래드퍼드에서는 다양한 종교들을 반 하는

방향으로 종교수업을 개설하기 해 원회를 설립했다.1972년 7월 LEA는 이들의 요청을

받아들여 비록 방과 후 수업이기는 하지만 종교교육을 인정하 다.하지만 공립학교에서 이

슬람을 가르치는 것은 조화로운 사회를 만든다는 목 에 배된다고 간주했기 때문에 갈등

은 되풀이 되었다.한 로,1974년 웨스트요크셔 내 LEA가 이 안을 받아들이지 않자,

국과 에이 무슬림 조직 연합회(UnionofMuslim OrganisationsofUK andEire)는 무슬

림 부모들에게 종교수업과 아침 조회에서 자녀를 불참시킬 것을 강요했다. 국 내 LEA는

종교수업에서 체로 성경 심 이었는데,다종교 심 으로 변화될 필요성을 인정했

다.194)그 결과 종교수업에서는 기독교외 다른 종교들에 한 교육이 수업의 목 과 조건에

따라 실시되기 시작했다.이 결정은 상 로 무슬림들로부터 환 을 받았지만,동시에 종

193)K.YoungandN.Connelly,PolicyandPracticeintheMulti-racialCity,London,1981,p.123.

194)Halstead,op.cit.,p.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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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업의 합한 요소가 무엇인가에 한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하지만 변화를 환 했던 무슬림 압력단체들은 종교수업에 환멸을 느끼고 비 입장으

로 변화했다.주된 이유는 세속 ·상 종교수업을 받아들일 수 없었기 때문이다.다른

종교에 한 동조 이해 차이 존 은 이슬람이 많은 종교들 하나이며,다른 종교와

지 가 동등하고,합리 원칙에 의해 의문을 지 받을 수도 있음을 보여줬다.따라서 다문

화 교육이 무슬림 집단에게는 혼란을 수 있었으며,이슬람 종교와 문화뿐만 아니라 무슬

림들의 권 까지도 할 수 있었다.

더 요한 은 등학교에서 남녀 혼합이 무슬림 공동체의 사회 구조와 안정성에

한 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것이었다.이에 따라 무슬림 공동체는 교육당국과 갈등을

빚기 시작했다.교육당국은 남녀 공학이 성 평등이라는 목 을 실 하기 해 실시되고 있

으며,모든 학생들,특히 여학생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입장을 고수하 다.하지만 무슬림 부

모들의 우려는 심화되었다.학교에서는 교육의 기회 균등과 평등을 강조했지만,무슬림 부

모들은 딸이 아들과 다른 우를 받기를 원했고,자녀들을 신해 남녀 분리 학교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주장했다.

이 논쟁은 1973년 압둘라 텔(AbdullahPatel)이 남녀 공학 학교에서 딸을 데려오기로

결정하면서 정 에 이르 다.그는 종교 인 이유로 딸의 여학교 입학을 요구했다.이 사건

이후 래드퍼드의 리아즈 샤히드(RiazShahid)도 딸을 남녀 공학 학교에서 데려왔다.한편

딸이 남녀 분리 학교에 다니기를 거부하자,그는 법에 따라 다른 학교에 보내는 신 딸을

키스탄으로 돌려보냈다.지역 교육당국은 두 부모에게 순응하라는 압력을 넣었다.하지만

부모들은 이와 같은 압력을 거부했고,무슬림 공동체로부터 극 인 지지를 받았다.1960

년 말부터 남녀 분리 학교를 해 로비를 해온 국 이슬람미션(UK IslamicMission,

UKIM),무슬림단체조합(UnionofMuslim Organisations,UMO),그리고 이슬람 문화센터

(IslamicCulturalCentre)같은 무슬림 압력단체들도 모두 텔의 요구를 지지했다.195)1974

년 래드퍼드의 학교들에서 무슬림 소녀들을 한 독립 인 학교설립 요구가 제기되었고,

그 결과 무슬림 학부모 회(Muslim Parents'Association,MPA)가 설립되었다.1975년 무

슬림 학부모들은 무슬림 소녀들을 한 개별 교육의 필요성에 한 일 된 입장을 제시했

195)Ibid.,p.233.



- 112 -

다.

하지만 지역 교육당국은 무슬림 부모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이에 따라 무슬림

부모들은 국 교육제도가 무슬림들의 종교 요구를 이해하고 수용할 진실성과 의지가 없

다고 주장했다.일부 무슬림 단체들은 자신들의 요구가 오직 공립 교육제도 밖에서만 충족

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리고,무슬림 학생들이 종교 신념과 가치를 교육받을 수 있는 독

립된 이슬람 교육기 을 설립할 것을 교육과학부에 요구했다.

1970년 이주 무슬림들은 국 교육 역사에서 새로운 분수령을 맞이하 다. 더

강력하게 표 되는 무슬림들의 불만과 항은 문화 차이에 한 억압에서 문화 차이에

한 인정으로 변화되는 계기가 되었다.196)교육정책을 입안하는 문가들은 무슬림들의 요

구를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무슬림들은 학교교육에서 치마 착용,체육 시간에 소녀의 신체

노출,수 ,춤,샤워 등 비이슬람 인 행에 반 하는 운동과 무슬림 학생들이 기독교 종

교 수업 참여에 반 하는 활동을 통해 교육당국의 압박했으며,이는 기획가들이 일 성 있

게 변화를 추진하고 다문화 사회로의 개 필요성을 인지하도록 분 기를 조성하 다.

이주 무슬림들이 국의 교육제도를 통해 추구하려 노력했던 국 문화 수용 방법과

국 사회와의 화합 노력,그리고 문화화 과정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이 요악할 수 있다.

첫쩨, 국에서는 1970년 반과 1980년 사이에 다문화 교육이 서서히 뿌리를 내

리기 시작했으며,다문화 교육은 자신의 민족과 문화 유산에 해 배울 수 있는 기회와

다른 문화에 한 편견과 차별을 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 다. 국 교육계는 국이

다문화·다종교 사회로 변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변화된 교육제도를 수정하는 것

이 합리 이라고 생각했으며,교육제도의 변화가 소수 민족들의 국 사회 통합에 일조할

거라고 생각했다.이를 해 지방 교육당국은 자발 으로 교육과정을 변화시켰고,변화된

학교 교육과정 내 많은 과목들은 소수 민족 학생들의 참여를 이끌었으며,교사들은 학생들

의 특성을 제 로 이해하고 이를 반 하 다.교육과정 변화는 종교수업과 련하여 특히

두드러졌다.이는 교육 분야에서 무슬림의 국 문화로의 문화화를 국 정부가 비교 주

도 으로 추진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교육제도의 변화를 환 했던 무슬림 압력단체들은 종교수업에 비 입장을 표

196)Halstead,op.cit.,pp.233-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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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다.이유는 세속 ·상 종교수업을 받아들일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다른 종교에 한

동조 이해 차이 존 은 이슬람이 많은 종교들 하나이며,다른 종교와 지 가 동등

하고,합리 원칙에 의해 의문을 지 받을 수도 있음을 보여줬다.따라서 다문화 교육이

무슬림 집단에게는 혼란을 수 있었으며,이슬람 종교와 문화뿐만 아니라 무슬림들의 권

까지도 할 수 있었다.더 요한 은 등학교에서 남녀 혼합이 무슬림 공동체의 사

회 구조와 안정성에 한 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것이었다.이에 따라 무슬림 공동

체는 교육당국과 갈등을 빚기 시작했다.교육당국은 남녀 공학이 성 평등이라는 목 을 실

하기 해 실시되고 있으며,모든 학생들,특히 여학생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입장을 고수

하 다.하지만 무슬림 부모들의 우려는 심화되었다.학교에서는 교육의 기회 균등과 평등

을 강조했지만,무슬림 부모들은 딸이 아들과 다른 우를 받기를 원했고,자녀들을 신해

남녀 분리 학교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주장했다.이는 무슬림의 국 문화로의 문화화에

서 여 히 종교 문제가 커다란 제약 요건임을 의미하 다.

1970년 무슬림 부모들은 자녀를 한 교육제도 개선 운동에 극 으로 참여하 으며,

이는 교육당국의 다문화 ·다원 정책 수립과 변화를 이끌었다.이로 인해 국 사회는 무

슬림들이 더 이상 기존 규범에 응할 것이라고 기 하지 않았으며,무슬림들이 자신들의

종교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는 권리도 인정하 다.1970년 반과 1980년 사이 다문

화 교육이 서서히 뿌리를 내렸다.자신의 민족과 문화 유산에 해 배울 기회와 다른 문

화에 한 편견과 차별을 일 수 있었다. 국 교육계는 국이 다문화·다종교 사회

로 변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변화된 교육제도를 수정하는 것이 합리 이라고 생각했

다. 한 교육제도 변화가 소수 민족들이 국 사회에 더 단단히 통합되도록 일조할 거라고

생각했다.이를 해 지방 교육당국은 자발 으로 교육과정을 변화시켰고,변화된 학교 교

육과정 내 많은 과목들은 소수 민족 학생들의 참여를 이끌었으며,교사들은 학생들의 특성

을 제 로 이해하고 이를 반 하 다.교육과정 변화는 종교수업과 련하여 특히 두드러졌

다.

종교수업과 련하여 이주 무슬림들이 요구한 교육방식의 개선에 한 내용은 다음과 같

다.

첫째, 국의 보수당 정권은 다문화 정책과 반 인종 차별 정책을 동질 이고 단일체인

국 문화의 순수함에 한 공격으로 비난하 다.이들은 문화 다원주의 개념에 이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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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기하고 동화주의 정책으로의 회귀를 주장했다.이는 국 보수당 권이 이주 무슬림의

국 문화로의 문화화보다 동화주의 방식의 이주 정책을 추진하고 있었다는 과 이를 정

치 공학에 연계시키고자 했다는 을 암시하고 있다.

둘째,1980년 무슬림 조직들은 교육 분야에서 극 인 활동을 개하 다.60개 무슬

림 조직들이 조합된 버 엄 무슬림 연락 원회 교육당국에 기도 시설 제공,교육과정에 이

슬람 련 내용 포함,종교수업 운 ,할랄 음식 재료 사용,그리고 무슬림 부모의 학교 내

권리 인정 등을 요구하여 이를 철시켰다.무슬림 부모들은 할랄 음식 제공에 한 요구의

수용도 이끌었다.이는 무슬림 단체들이 교육 분야에 극 으로 참여함으로써 국 사회와

교육에서 무슬림과 비무슬림 간 동등과 평등을 요구한 것을 의미하 다.

셋째,1980년 와 1990년 에 무슬림들은 종교교육 실 에 많은 에 지를 쏟았다.하지만

보수당 정부는 교육제도 반에 걸쳐 개 을 주장하 고,그 결과 1988년 교육개 법이 제

정되었다.당시 보수당 등 우익 세력은 공립학교에서 종교교육 요건을 좀 더 기독교 성격

으로 변화시킨 반면,이슬람 등 다른 종교 공동체들의 요구는 수용하지 않았다.이로 인해

교육개 법은 종교교육의 다종교 성격을 재확인하는 타 을 마련할 수밖에 없었다.이

는 국 사회에서 무슬림의 국 문화로의 문화화에서 종교는 여 히 해결하기 어려운 문

제들 하나라는 을 입증해 주었다.

넷째, 국의 보수 세력이 다문화 교육을 공격하자 무슬림들 사이에서 분리주의 경향이

나타났다.1980년 까지만 해도 지역 교육당국은 무슬림 공동체의 우려를 일부 수용하

지만,1980년 반이 되자 무슬림 공동체는 보수주의 지도자들과 정치인들로부터 끊임없

이 논쟁을 벌 다.지역 교육당국이 내놓은 다문화주의 제안들이 보수주의자들의 반 에 직

면했고, 국 내 다양한 민족 종교 소수 집단을 동질 문화로 결합시켜야 한다는 주

장이 제기되자 국 무슬림들은 강력하게 항했다.보수당 정부는 교육개 법으로 추진되

었던 일련의 개 조치와 교육과정에 한 제안에서 변화를 통한 진보 합의를 효과 으로

약화시키는데 성공하 다.이로 인해 국의 교육과정은 국 심 문화의 를 강조하

게 되었고,기독교 문화를 강조하 다.이에 해 무슬림 단체들은 우려를 표명하 으며,이

런 우려는 국 문화로의 문화화에 부정 향을 끼쳤다.

다섯째,무슬림 부모들과 무슬림 단체들의 학교교육에 한 우려와 좌 감은 무슬림 학교

의 설립 욕구로 이어졌다.이는 무슬림의 학교교육을 통한 국 문화 수용과 국 사회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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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입,그리고 국문화로의 문화화에 부정 요소로 작용하 으며, 국 문화화 이슬람 문

화의 분리와 차별,그리고 단 을 의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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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국 이주 무슬림의 정체성 유지 양상

20세기 말 형성된 국의 무슬림 공동체들은 국 사회로부터 인종 차별과 사회 ·

경제 압박을 받았으며,이를 극복하고 정체성을 확립하기 해 구체 으로 자신들의

요구를 밝히기 시작했다.변화하는 국의 정치 상황 속에서 무슬림 공동체들이 비무

슬림 사회나 국 당국과 계를 개선하기 한 조치는 조직들을 결성하고 이를 통해

정치 ․종교 ․사회 ․교육 행동들을 구체화하는 것이었다.처음에 다수 조직

들은 1세 무슬림 이주자들에 의해 결성되었다.하지만 이 조직들을 운 했던 무슬림

들은 이주 무슬림들이 증가하고 다양한 문제들이 도출되자 변화를 추구할 수밖에 없었

다.이런 이유로 국의 각 지역과 국 차원에서 새로운 무슬림 조직들이 결성되었다.

이는 이주 무슬림들이 국 사회에서 사회 ․문화 ․정치 차별을 받고 있다는 것

을 의미하 다.이 조직들의 최우선 심사는 국의 지역 당국이나 정부에 무슬림들

의 의견을 달하고,국가가 공평한 행정과 평등 교육을 실시하도록 구하며,무슬림

이 국 문화를 수용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국가도 이슬람의 종교 행이나 문화

정체성을 수용하도록 구하는 일이었다.

제1 종교 측면:모스크 종교 활동의 활성화

1960년 부터 1980년 까지 국의 앙정부와 지방정부는 주로 민족 측면에서 이주자

들을 바라보았다.이에 따라 이 시기에는 인종 ·민족 조직들이 장려되었다. 국의 무슬

림 조직들은 소수 민족 공동체와 국가 사이의 계에서 개 주변부에 머물러 있었으며,이

들의 활동은 주로 무슬림 공동체 내 종교 업무로 국한되어 있었다.그러나 이들 공동체에

속하는 무슬림 이주자들은 다음과 같은 공통의 목 과 심사를 가지고 있었다.

첫째,이들은 종교를 실천하기 합한 최상의 여건을 구축하려고 애썼다.

둘째,이들은 종교를 미래 세 에 효과 으로 함으로써 이슬람의 생존과 정체성을 유

지하기 해 노력하 다.

첫째 부류에 속한 무슬림들은 배 시설에 한 근성,이슬람법의 지 ,그리고 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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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복,건강 복지 등 종교 사안들에 해 실용 인 입장을 취했다.종교 사안들은 일

반 으로 지역 차원에서의 상호 상을 통해 해결되었다.둘째 부류에 속한 무슬림들은 교육

기 이나 이슬람 조직과 국 기 간 교류 계 활성화,그리고 이를 통한 문제 해결에 집

하 다.

와 같은 요구 사항들을 충족시키기 해 국에는 다양한 무슬림 단체들이 결성되었다.

처음에 이 단체들은 무슬림 공동체내에 설립되어 모스크 건설과 아동을 한 종교 교육 활

성화에 심을 기울 다.무슬림 공동체는 종교 공간과 교육 공간이 뚜렷하게 구분된다

고 보았다.모스크와 마드라사(madrassa,종교 학교)는 통 으로 종교 지도자들의 역이

었다.이들은 국의 도시 환경에 익숙하지 않았으며,잘 이해하지도 못했다.이런 이유로

이들은 국 사회나 문화에 응할 수 있는 한 안내를 해주지 못했다.무슬림들은 이슬

람의 종교 ·문화 행을 지키기 해 이들 기 을 이용하 다.무슬림 공동체들은 처음

에 이슬람 종교와 문화 교육을 해 기반 시설을 구축하 다.이들은 비이슬람 사회의 환경

에서 종교 시설을 설치하고, 배 시설과 이슬람 교육 시설과 할랄 음식 제공을 해 새로

운 조직을 구축하 다.이와 같은 노력은 부분 지역 차원에서 시작되었다.

무슬림 이주자들이 늘어나면서,모스크 네트워크가 범 하게 구축되었고,신도들도 더

욱 헌신 으로 종교 활동에 참여하 다.이는 무슬림들의 종교 활동이 모스크를 심으로

실행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많은 무슬림들이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종교 규범에 순응하

다.이와 함께 모스크의 역할은 더욱 강화되었으며,모스크는 종교와 사회와 정치

활동의 심지가 되었다.

1980년 반 모스크는 배 장소,성인과 아동에 한 종교 교육 장소,종교 책자 발간

센터,도서 ,그리고 서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했다.모스크는 모국어 어로 수업을

제공하기 해 자 을 확보하는 역할을 수행하 으며,여성이나 노인이나 청년들의 종교 활

동을 한 조직을 구성하 고,효과 인 지역 공동체 겸 문화 센터로 발 하 다.더욱이

모스크는 무슬림들에게 유리한 사회 ·정치 변화 운동을 개하 으며,무슬림 공동체와

국 당국을 연결하는 개 역할을 담당하기도 하 다. 한 모스크는 압력 단체로서 국

기 들이 무슬림 련 사안을 부당하게 처리하는 경우 그 방식에 불만을 제기하 으며,평

등한 종교 권리를 요구하는 운동을 개하기도 하 다.

모스크는 이와 같은 기능을 수행하기 해 국 사회라는 새로운 환경에 응하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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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사회의 변화에 효과 으로 응하기 해 공식 인 무슬림 조직과 단체들을 설립하 다.

일부 모스크에서는 국 사회나 문화에 순응하기 해 어를 주요 교육 매개체로 사용하

기도 하 다. 한 일부 모스크는 어로 설교를 시작했고,종교 문제에 한 논쟁을 장려

하 다.

하지만 제 로 훈련받은 종교 활동가들이 부족하여 모스크의 변화 속도는 매우 느렸다.

모스크는 공동체 내의 종교 문제에 여하 으며,일부 역동 모스크들은 국 기 들과

극 계를 구축하기 시작했다.이를 통해 모스크는 이슬람에 한 정보와 무슬림의 요

구를 국 당국에 달했다.모스크는 학교와 종교 교육,복장 규정,그리고 할랄 음식 제공

등에 련된 사안들을 국 당국과 상하 으며,이슬람 규범에 배되는 학교 성 교육을

반 하 고,무슬림 여학생들을 해 남녀 분리 학교를 요구하는 운동을 펼치기도 하 다.

이주 기에 본국의 정치 상황에 혼란을 겪었던 무슬림들은 이제 국의 사회나 정치 생

활에 능동 으로 개입하기 시작했다. 국 내 기 무슬림 조직의 설립 목 은 종교 례를

보존하고 유지하며,당국에 이슬람 종교 문제를 인식시키고, 국 내에서 무슬림 공동체를

변하기 함이었다.이 진화 과정에서 종교 지도자들은 새로운 환경에 응하는 방법을

제시하기보다 무슬림 통과 신앙을 유지하는데 더 심을 기울 다.이는 이슬람이 국

사회나 문화와 이질 인 요소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 다. 국에서 최 로 설립된

모스크들은 특정 이슬람 종 에 속하지 않았으며, 부분 지역 차원의 설립 계획을 바탕으

로 공동체의 목 을 수행하기 해 설립되었다.

무슬림 조직이나 단체와 련하여,데오반디는 1959년 래드퍼드 무슬림 회를 설립했

다.1963년에는 소수의 문가들이 자마아티 이슬라미(Jamaat-i-Islami)의 지부인 국 이

슬람미션을 설립했다. 한 키스탄 펀자 에서 온 직물 노동자 피르 마루 후세인 샤

(Pir Maroof Hussain Shah)는 바 자미아티-타블리그 알 이슬람(Barelwi

Jamiat-i-TablighalIslam,이슬람 선교 회)을 설립했다.197)

이주 기 무슬림들은 종 통을 보존하고 유지하기 해 조직과 단체들을 설립하

다.모스크의 수 성장은 경이 이지만,종 분화도 수반되었다. 래드퍼드에서는 1959년

최 의 모스크가 설립되었으며,이 모스크에 다니는 신자들은 다양한 민족 출신이었다.그

197)Ibid.,p.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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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부터 2년 후 구자라트 공동체가 모스크를 설립하 고,1966년에는 미르푸르 출신들이 모

스크를 세워 나갔다. 래드퍼드 내 모스크 수는 1969년 6개에서 1979년 17개,1989년 34개

로 늘었고,이슬람을 가르치는 보충 학교도 9개나 되었다.모스크들 15개와 보충 학교

7개가 바 에 속했고,13개 모스크와 2개 보충학교가 데오반디 통에 속했다.이외에

2개의 자마아티 이슬라미,1개의 아흘리 하디스,2개의 시아 모스크,아흐마디야

(Ahmadiyya)센터가 설립되었다.198)

모스크의 설립은 국 역의 무슬림 공동체에서 목격되었다.모스크의 설립으로 국의

주요 도시와 마을에서는 종 다양성이 일반화 되었으며,출생지,민족성,언어,계 ,교

육,교리 행에 따른 사회 ․신학 분화가 발생하 다.이 시기 국에 설립된 이슬

람 기 들 남아시아 무슬림들을 심으로 조직된 상당수 기 들은 데오반디199)와 바

200)소속이었다.

1960년 반 타블리기 자마아트(TablighiJamaat,TJ)201)는 남아시아 무슬림들이 다수

정착한 국의 여러 도시와 마을로 퍼져 나갔다.TJ는 다른 종교 단체들과 함께 모스크와

종교 학교 설립을 매우 요하게 생각하 다.1975년에 베리에 TJ신학 학이 설립되었으

며,1982년에는 듀스베리에 타블리기 마르카즈(TablighiMarkaz)가 설립되었다.아미르

(Amir)아래 모스크,신학 학 행정 센터를 통합한 타블리기 마르카즈는 국 체를

이슬람으로 개종시키고자 하는 야심을 가지고 있었다.202)

국 내 JI에서 감을 받은 국 이슬람미션(UKIM)은 1963년에 설립되었다.UKIM은

주로 키스탄에서 온 학생들과 문가들로 구성된 소규모 집단이었다.UKIM의 설립 목

은 다와(dawa,이슬람 선교)와 국 무슬림 정체성의 확립이었다.설립 당시 키스탄에서

198)HumayunAnsari,op.cit.,pp.345-346.

199)Ibid.,p.347.데오반디는 인도 이슬람 교 더 욕주의 이고 고립주의 인 교 에 속했다.이 교 는

의식 ,실용 사회 생활 문제에 한 길잡이를 코란과 샤리아에서 찾았고,권 인 법 의견을 내

고 기록하는 통을 구축함으로써 그와 같은 문제에 한 체계 인 근법을 마련했다.종교 학자들은 이슬

람 지식의 여러 역에서 길잡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훈련을 받았다.논리나 철학 같은 합리 인 학문이나

사회학 등과는 별 련이 없었다.

200)Ibid.,p.347.바 (Barelwi)는 언자 무함마드에 거의 신 인 지 를 부여했다.무함마드와 그의 성인들

에게 보이지 않는 것에 한 지식과 추종자들을 해 탄원하는 힘이 있다고 믿었다.

201)Ibid.,p.347.데오반디 TJ는 기에 국으로 들어온 조직 하나 다.TJ의 목 은 타블리그(tabligh,

설교)를 통해 이슬람을 부활시키는 것이었다.그러나 개인 인 배 개념을 기반으로 했던 TJ는 명시 인

정치 야망을 품지 않았다.TJ는 무슬림의 의무가 정착하기로 결정한 사회에서 책임감 있는 시민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202)Lewis,op.cit.,pp.177-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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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 직원들에게 의존했던 UKIM은 키스탄 내 JI와 유기 이고 이념 인 연결 고리를 구축

했다.UKIM의 주요 활동 목표는 국에서 이슬람 생활 방식을 유지하기 해 국인 다

수를 이슬람으로 개종시키는 것이었다.UKIM의 우선순 는 은 지도자들을 선발하고,교

육시키며, 어로 작성된 인쇄물을 제공하는 것이었다.

UKIM은 1970년 에 첫 발간된 페이검(Paigham,메시지)이나 임팩트 인터네셔 (Impact

International)같은 간행물을 통해 국 내 무슬림들의 의문 과 딜 마를 해결해 주었다.

어로 발간된 임팩트 인터네셔 은 세계 이슬람 운동의 개 상황을 보고하 다.청년

단체인 국 청년무슬림들(YoungMuslimsUK:YMUK)는 자체 으로 발행한 잡지 트

즈(Trends)를 통해 이슬람을 했다. 국 내 남아시아 무슬림 이민자들은 부분 농

출신이었기 때문에 UKIM에 어울리지는 않았다.UKIM은 문직에 종사하는 무슬림 이민

자들의 지지를 받았으며,JI의 설립자 사이드 아부 알라 마우두디(Sayed Abu Ala

Maududi;1903-1979)의 반서구 이념을 추종하 다.UKIM은 자격 요건이 까다로웠기 때

문에 네트워크를 확립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렸다.한편 UKIM은 자립 인 이슬람 신학 학

을 유지하는데 실패했다.왜냐하면 차별화된 교육과정이 없었고,신학 발 보다는 이슬람

의 사회 ·정치 역할에 더 많은 심을 기울 기 때문이다.1988년 UKIM은 런던에 본부

를 설립했지만,주로 버 엄의 모스크 네트워크를 통해 활동했다.UKIM은 국 역에 22

개의 모스크와 이슬람 센터를 포함하여 38개 지부를 두었고,UKIM의 청년 활동은 17개 도

시로 확산되었다.

UKIM은 지방 정부,법,교육 교회 료들에게 이슬람 련 정보를 제공하 으며,이

슬람 련 문제에 한 재 역할도 수행하 다.이를 통해 UKIM은 인 지지도를

훨씬 능가하는 공 지 를 확보할 수 있었다.

1966년 국 내 무슬림 교육을 도모하기 해 설립된 무슬림 교육트러스트(Muslim

EducationalTrust:MET)는 국 교육 기 과 공립학교에서 무슬림 학생들을 상으로 종

교교육을 실시하 다.1971년부터 MET는 지역 교육당국에 방과 이나 방과 후 무슬림 종

교 수업을 허가하라고 요구하 다.수천 명의 아이들이 이 과정을 거쳤고,그 다수가

UKIM 청년 단체의 핵심 멤버가 되었다.203)

203)UnionofMuslim OrganizationsofUKandIreland,ARecordof25Years'Achievement,London,1995,

p.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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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3년에 설립된 이슬람재단(IslamicFoundation:IF)은 스터에 설립한 센터를 통해 출

과 연구 활동을 했고,아동용 자료를 발간하 으며,이슬람 경제학 분야에서 많은 업 을

남겼다.

UKIM 련 단체들은 JI의 정치 이고 반세속 인 이념에서 비 을 찾았다.이 비 의

핵심은 샤리아를 근간으로 하는 이슬람 국가의 설립이었다.JI에서 감을 받은 이들 단체

들은 코란과 하디스를 문자 그 로 해석하며 국에 해 불만을 가지고 있는 학 졸업생

과 문가 집단들의 지지를 받았다.이들 학 졸업생과 문가 집단들은 물질주의 이고,

도덕 으로 부패한 서구 사회에 해 비 하 다.

1960년 이후 이주 무슬림들은 자녀들에게 이슬람 종교 문화 가치를 달하기

해 국에 도착했다.하지만 국 사회에 이슬람을 하려는 이들의 노력은 많은 국 종

교 기 들에 의해 거부를 당했다.1963년 국 역에 공식 으로 등록된 모스크 수는 단

13개에 불과했다.그러나 가족 재결합 속도가 빨라지면서 1966년부터 모스크 등록 속도도

빨라졌다.1970년 석유 자원이 풍부했던 동 국가들로부터 국으로 돈이 유입되었고,

무슬림들이 국의 정치와 행정,그리고 권력 구조에 익숙해지면서 유입자 이 증가하 으

며,이후 새로운 모스크 건설은 더욱 확산되었다.1975년 한 해 동안 18개의 모스크가 등록

되었으며,1980년 들어 그 속도는 더욱 빨라졌다.1985년 등록된 모스크 수는 338개에 달

했다.1990년 실시된 조사에 따르면, 국 역에서 등록 는 미등록된 모스크가 어도

839개에 달했으며,기타 무슬림 조직은 950개에 달했다.204)

하지만 남아시아 무슬림 공동체를 제외하고 다른 무슬림 공동체들은 종교 계통 보다는

민족 계통을 심으로 단체를 조직하 다.1950년 남아시아 무슬림들보다 훨씬 일 국

에 도착한 터키계 키 로스인들은 개조한 빅토리아풍 테라스 하우스 한 채를 모스크로 쓰

고 있었다.1950년 터키계 키 로스 단체들은 복지,교육,그리고 사회와 문화 역에 우

선순 를 두었으며,종교 수요는 그다지 요하게 다루지 않았다.이 단체들의 주된 설립

목 은 국 내 터키인들의 생활 여건을 개선하는 것이었다.1951년에 설립된 키 로스 터

키 연합(CyprusTurkishAssociation)은 민족의 단결과 국 사회로의 통합을 주된 목표로

삼았으며,종교 문제에는 별 심을 기울이지 않았다.이들은 종교 생활이 다문화 환경에

204)S.VertovecandC.Peach,eds,Islam inEurope:Migration,MinoritiesandCitizenship,London,1997,

p.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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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하는데 방해가 된다고 생각했다.1970년 말까지 이들의 종교 시설은 그다지 성장하지

않았고,종교 시설의 정기 이용률도 높지 않았다.이는 터키계 키 로스인들 소수만이

공식 종교에 심이 있었음을 의미한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슬람의 가치는 터키인들 사이

에서 뿌리 깊이 박 있었으며,이는 터키인들의 민족 자기 인식과 뒤엉켜 있었다.이들

은 터키인 정체성을 유지하기 해 지속 인 역할을 수행했다.이로 인해 터키인들은 민족

정체성의 유지에는 성공했지만,종교 정체성 확립에는 주의를 기울이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았다.종교 정체성 확립 실패는 1979년 국 터키 이슬람 연합(United Kingdom

TurkishIslamicAssociation,UKTIA)이 설립되는 계기가 되었다.이슬람의 교의와 교리뿐

만 아니라 터키 문화의 통에 따라 교육을 제공하고자 하는 UKTIA의 목 은 종교와 민

족성 간의 한 계를 강조하는 것이었다.205)

1983년 런던에서 터키 모스크로 설립된 아지지에 모스크(AziziyeMosque)도 민족과 언어

간 연계성의 요성을 보여주었다. 국 내 터키인 집단들은 이슬람 제도화에 심을

기울이기 시작했다.아지지에 모스크는 터키에서 이맘을 데려왔으며,모든 집단들을 포용하

는 비종 종교 기 으로 운 되었다.이곳에서는 비 터키계 모스크처럼 터키어, 어,그

리고 아랍어로 설교를 진행했다.1980년 말까지 이 모스크는 터키 공동체 내에서 독자

인 기 으로 인식되었으며,할랄 음식과 아동을 한 이슬람 교육 등 범 한 종교 사안

들을 통합 으로 다루었다.결과 으로 이 모스크는 남아시아 공동체 지역으로도 확산되었

다.터키 모스크는 종교의 제도화와 유사한 이슬람 행의 용을 통해 이주 무슬림의 이슬

람화를 추구하 다. 를 들면,이맘은 터키의 종교 집단 소속임을 밝혔으며,그 집단의 복

장 규정과 행 등 이슬람 실천 방식을 소개하 다.그는 신자들에게 자신의 행동을 따르라

고 권고했었는데,이는 내부 분열을 야기하기도 하 다.이로 인해 규정을 어긴 많은 신자

들이 모스크에서 멀어졌고,다른 터키계 모스크로 이동하 다.206)이는 국 내에서 비교

규모가 작은 터키 무슬림들이 터키 이슬람의 역사 특징과 종교 다양성을 국에서도

재 하 음을 의미한다.

런던의 모로코 공동체는 터키 공동체보다 규모가 작았으며,1970년 모로코에서 이주한

205)T.Kucukcan,Thepoliticsofethnicity,identityandreligionamongTurksinLondon,Universityof

Warwick,1996,p.252.

206)Ibid.,p.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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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로코인들을 심으로 다목 센터를 설립하 다.모로코 정보자문센터 연합(Moroccan

InformationandAdviceCentreAssociation:MIACA)은 주로 사회 복지와 종교 문제에

심을 기울 으며,통역 서비스도 제공하 다.모로코 여성센터(MoroccanWomen'sCentre)

는 여성을 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 고,노인을 한 클럽을 만들었으며,개인 카운슬링

과 건강 교육을 제공하 다.이상의 내용을 통해 모로코 단체들의 주요 기능은 종교 서비스

제공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국 내 규모가 작은 무슬림 공동체들은 자신들의 구체 인 종교,사회,복지 문화

요구에 맞춰 다목 기 을 설립하는 경향을 보 다.207)이는 국에 오래 부터 정착했던

부분의 아랍 무슬림 공동체들이 국에 구 으로 정착한다는 생각을 별로 하지 않았던

것과 련이 있었다.아랍 클럽(ArabClub)과 킹 드 아카데미(KingFahdAcademy)같은

기 들은 국 내 구 정착보다는 고국으로 돌아갔을 때 다시 응해야 할 종교 행과

가치,그리고 라이 스타일의 회복에 심을 기울 다.

1980년 이슬람 기 들이 국 사회의 공공 생활에 참여하는 방식에서 한 변화가

목격되었다. 처주의(Thatcherism)는 국 정부의 소수 민족 정책이었던 다문화주의에 많

은 규제 조치를 취했다.이로 인해 무슬림 공동체에 한 지원이 감소되었으며,이는

극단 인 결과를 낳았다.이슬람 정체성이 뚜렷하고 공동체 내 개인이나 집단의 기부에 의

해 운 되었던 무슬림 단체들은 국 보수당 정부의 맹공격을 잘 견뎌냈다. 국 정부의 지

원을 받지 않았던 무슬림 단체들은 학교,모스크, 배당,그리고 마드라사에서 무슬림 정체

성을 강화하는 로그램을 운 하 다.

이 시기에 무슬림 정체성 확립은 국 ,가족,마을,계 보다는 종교 기 에서 더욱 강화

되었다.종교기 들은 무슬림 단체들의 연 를 공개 으로 장려하 다.1980년 가 끝나갈

무렵 이슬람 종교기 의 지도자들은 국 기 들과 함께 다양한 경험과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었다.그 결과 종교기 들은 국 정치와 사회의 공 역에 효과 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이슬람 종교기 들은 다른 이익 단체들과 마찬가지로 실체를 인정받았으며,다양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 다.이슬람 종교기 들은 무슬림 정체성을 우선시 하는 것에서 다른

기 들과 구별되었다.

207)TheMuslimDirectory,London,2000,pp.88-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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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람 종교기 들의 활동 역은 주로 지방정부의 정치 다.이들은 지방정치를 발 시

키고,지방정치에 향력을 행사했을 뿐만 아니라,지방정부 내 개별 부서들과 능숙하게

상하 고,타 을 추구하 으며, 형 인 국식 방법을 따랐다.

1980년 이슬람 종교기 들은 주로 지방에서 활동하 지만, 범 한 심을 요하는

국 사안들이 발생하자 국 무 는 앙정부로 진출하 다.1984년 래드퍼드에서 무

슬림들은 무슬림 학생이 다수를 차지하는 한 학교의 교장 이 허니포드(RayHoneyford)

를 인종 차별주의로 고발하 으며,그에게 사퇴를 강요했다.하지만 국 사회가 이 요구를

바라보는 시각은 결코 정 이지 않았으며,오히려 언론의 자유에 한 공격으로 비난을

받았다.할랄 음식에 한 이슬람 운동도 비난을 받았다.1983년 무슬림 단체들은 식용 동

물 도살 규정에서 종교 면제를 폐지하자는 제안을 반 하 으며, 래드퍼드의 무슬림 단

체들은 무슬림 아동을 해 학교가 할랄 음식을 구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하지만 무슬림

단체들이 토론, 규모 시 ,그리고 학교 업을 통해 무슬림 정체성을 확립하려는 노력은

별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래드퍼드 시 원회는 할랄 음식에 한 결정을 번복하지 않았

다.하지만 일부 국인들은 이러한 논란이 무슬림과 국 사회의 계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하 다.종교 도살에 반 하는 국인들의 반응은 범 한 효과를 나타

냈으며,무슬림에 한 부정 인식을 확산시켰다.세계 가축애호 회(Compassion in

WorldFarming,CIWF)는 개별 인 할랄 고기 요구를 비난하 다.CIWF는 이러한 개별

요구가 인종 계 개선에 도움이 안 되며,오히려 인종 분리를 조장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

하 다.208)

하지만 CIWF의 비난은 오히려 이슬람 조직화와 네트워크 활성화에 기여한 측면이 있었

다.무슬림 단체들은 이러한 비난을 듣고 할랄 음식 문제와 이슬람 종교 련 문제에 한

단결과 단합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그 결과 1985년 가축복지 원회(Farm Animal

WelfareCouncil,FAWC)보고서가 종교 도살 폐지를 제안했을 때,무슬림 단체들은 이

보다 더 효과 이고 합리 인 응을 할 비가 되어 있었다.무슬림 단체들은 국 이슬

람 역사상 처음으로 국 단결과 단합을 이룩하 다.209)종교 도살에 한 국인들의

208)R.Kaye,Thepoliticsofreligiousslaughterofanimals:strategiesforethno-religiouspoliticalaction,

NewCommunity,19,2,January1993,p.238.

209)Ibid.,pp.235-250.결국 3년에 걸쳐 종교 도살을 단계 으로 폐지해야 한다는 권고는 주로 유 인 공동

체의 노력 덕분에 거부되었다.유 인 공동체는 더욱 높은 집단 응집성,더욱 효율 인 조직 자원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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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은 무슬림들의 종교 심과 정체성을 더욱 고양시켰다.무슬림 정체성의 장기 보

장을 해 할랄 도살업자 단체가 조직되었다.1994년 이슬람의회의 지원을 받아 할랄 식품

기 (HalalFoodAuthority,HFA)이 설립되었으며,공동체에서 독자 으로 인증된 할랄 고

기를 공 하기 한 도살장과 가게들이 승인되었고, 범 한 네트워크가 구축되었다.210)

1980년 반부터 국 무슬림들은 지방정부,국가기 ,그리고 기타 공공생활 역

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처하기 해 더 효과 으로 조직되기 시작했다.이들은 이슬

람 가족법의 인정에서부터 정치 표 진출까지 다양한 사회 ·정치 노력을 기울

다.이들은 다문화주의에 한 논쟁,종교와 국가 간 계에 한 법률,소수 민족 지

에 한 국가 지방 정책,그리고 반 이슬람 인종 차별주의의 여러 징후 등 국

사회의 다양한 변화에 처하기 해 교육과 네트워크 구축에 많은 노력을 기울 다.

1960년 와 1970년 국 내 이슬람의 제도화 조직화는 주로 무슬림들의 요구에

의해 진행되었으며,1980년 와 1990년 에는 배타 으로 이슬람의 성격을 강조하지

않고 사회 변화에 비교 잘 순응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다.제도화의 진행 방식은

체로 종교를 실천하는 무슬림들에게 부여된 자유의 정도에 따라 결정되었다.이는

국 내에서 공식 으로 이슬람에 한 인정이 진 으로 진행되었으며,구체 인

역에서 규칙과 규정의 수정이 반 되었음을 의미한다.

결론 으로 국 이주 무슬림들의 정체성 확립에서 모스크는 요한 정신 심지 다.

이들은 모스크를 심으로 조직과 단체를 결성했고,모스크에서 이슬람 문화와 종교의 수

와 유지에 한 기본 계획을 수립하 다.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에 국으로 이주한 무슬림들은 모스크 건설,이슬람법의 지 확보,그리고 음

식,의복,건강 복지 등 종교 사안들에 해 실용 인 입장을 취했으며,이를 해 다

양한 무슬림 단체들을 결성하 다.

둘째,무슬림 이주자들이 늘어나면서 국 내 모스크 네트워크는 범 하게 구축되었으

략 직원 배치를 통해 승리를 거두었다.종교 도살을 방어하는데 있어 유 인들의 술이 무나도 정

교했기 때문에 종교 도살을 맹렬히 비난하는데 열정 이었던 농장 동물 복지 로비는 물론 정치 으로 강

력했던 신우익도 심각한 공격을 감행하지 못했다.

210)http://www.halalfoodauthority.com.할랄 식품 인증처(HalalFoodAuthority,HFA)는 국 내 할랄 고기와

가 류를 모니터하고 인증하는 독자 인 비 리 단체다.HFA는 국 식품기 청과 하게 력하고,논의

과정에 HumaneSlaughterAssociation과 CompassioninWorldFarming같은 동물 권리와 복지 단체들을

참여시켜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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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신도들도 더욱 헌신 으로 종교 활동에 참여하 다.이는 무슬림들의 종교 활동이 모스

크를 심으로 실행되었다는 것과 모스크가 무슬림 정체성 확립에서 요한 역할을 수행했

다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모스크는 배 장소,성인과 아동에 한 종교 교육 장소,종교 책자 발간 센터,도

서 ,그리고 서 등 다양한 정보교류와 교육 기능을 수행했다.그리고 모스크는 다양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기 해 국 사회라는 새로운 환경에 응하 고, 국 사회의 변화

에 효과 으로 응하기 해 공식 인 무슬림 조직과 단체들을 설립하 다.

넷째, 국 내에서 무슬림 정체성은 국 ,가족,마을,계 보다는 모스크에 소속되어 있

는 종교 기 이나 단체들을 심으로 더욱 강화되었다.

제2 사회 측면 :무슬림 사회 활동의 활성화

국 무슬림 공동체들은 이슬람의 정체성 확립과 종교 실천을 해 다양한 조직을 구

성하 다.이들은 기도, 식,종교 의례 등 종교 련 교육 로그램을 운 하 고,이를 제

도화시켰을 뿐만 아니라,핫즈와 자카트 같은 실질 종교의무 실행을 한 조직도 구축하

다. 국 무슬림 이주민들의 정착과 안정화가 이루어지면서 종교 정체성 확립 문제가

두되었으며,그 첫 번째 심 상은 메카 순례 여행 로그램의 수립이었다.이를 계기

로 무슬림 여행사들이 설립되었다. 한 종교 목 의 인도 지원을 제공하는 무슬림 자

선 단체의 수도 1980년 반부터 증하기 시작했다.자카트,사다까(sadaqah:헌 ),릴

라(lillah:신을 하여),그리고 쿠르바니(qurbani:이슬람법에 의한 희생제물)같은 기부

제도를 통해 돈과 물질 자원을 모 하는 이슬람 구제(IslamicRelief)가 1984년 설립되었

다.이와 함께 무슬림 에이드(Muslim Aid)와 무슬림 핸즈(Muslim Hands)같은 단체들이 다

양한 방식(식품,의약품,그리고 옷 등 긴 구호,고아 후원,학교 지원,난민 지원,치료,

그리고 무슬림 공동체 기반시설을 한 원조)으로 빈곤한 무슬림들에게 도움을 제공하기

해 설립되었다. 한 국 무슬림들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해 많은 사회복지 단체들이

설립되었으며,이들은 다양한 사회 문제에 심을 기울 다.바이트 알 말 알 이슬라미(Bait

al-Malal-Islami:이슬람구제소)도 빈곤한 학생들을 한 재정 지원,무슬림 청년과 부모

를 한 카운슬링,치유,지원,장애인과 노숙자를 한 지원을 제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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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람 선교인 다와 활동에 참여하는 무슬림단체의 수도 격히 증가했다.이들은 국

사회 내 범 한 역에서 종교 책자,시청각 자료, 시회,간담회,강의,워크 ,토론회,

그리고 회의 등을 통해 이슬람에 한 사회 인식을 증진시켰다. 한 멀티미디어 채 (

화,온라인 Q&A 세션)과 소 트웨어를 통해 이슬람에 한 정보도 확산되었다.

무슬림 공동체 사회활동은 도서 ,캠 ,여가와 훈련 센터,국제보 센터(International

PropagationCentreInternational)같은 출 사와 서 ,그리고 Q-뉴스(Q-News)와 무슬림

뉴스(Muslim News)같은 간행물을 통해 진행되었다.라마단과 핫즈 기간에는 특별 로그

램도 마련되었다.동시에 무슬림 미디어 모니터링 반응(Muslim MediaMonitoringand

Response)같은 많은 무슬림 단체들이 각종 매체에서 이슬람에 한 기술이나 묘사를 면

히 찰하 으며,논평과 비평을 통해 그릇된 부분을 바로 잡았다.

이슬람 인권 원회(IslamicHumanRightsCommissionm,IHRC) 무슬림 변호사 회

(AssociationofMuslim Lawyers)같은 단체들은 국 내 무슬림들의 인권 운동뿐만 아니

라 세계 무슬림들의 정의 실 운동에도 참여했다.1997년에 설립된 IHRC는 직장 내

이슬람 증오 사건에 해 소송을 제기하 으며,히잡을 쓰거나 수염을 기르는 것과 같이 이

슬람 신념을 따랐다는 이유로 배척당하거나 투옥되는 무슬림들의 사건을 담당하 고,그 결

과를 들에게 달하 다.

무슬림들은 통 으로 가정생활을 시하 으며,가정 내에서 이슬람의 종교 의무를

수하도록 훈련받았다.무슬림들의 통과의례 하나인 할례는 아 라함의 통이었다.

국 국민건강보험은 할례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슬림 공동체는 할례 서비스를 제공하

는 문 병원을 설립하 다.

무슬림 공동체가 사회 역에서 제도화를 추진한 다른 사례는 결혼 의식이었다.1950년

무슬림들은 국 사회의 방식으로 결혼한 후 등기소에 등록하 으며,이후 이슬람의 형식과

차를 따라 다른 곳에서 다시 사 으로 결혼하 다.하지만 재 무슬림들은 국 내 모스

크 약 1/4에서 정당한 차에 따라 결혼을 할 수 있으며,이 경우 등기소에서 나온 직원

이 결혼식에 참석하 다. 재 일부 소수 모스크들은 모스크 직원 한 명이 국가를 신

하여 결혼식을 진행할 수 있도록 승인을 받았다.이 경우 무슬림 직원은 정당한 차에 따

라 결혼식을 진행할 수 있었다. 통 으로 무슬림 공동체는 모스크에서 결혼식을 진행하는

것을 선호하지 않았다. 다수 무슬림들은 여 히 등기소에서 결혼식을 진행하 다.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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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해 결혼식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스크는 극소수에 지나지 않았다.

국 에이 샤리아 법률 원회(IslamicShariaCouncilofUK andEire)는 이슬람 법학

원칙을 용함으로써 많은 가족 분쟁들을 처리했다. 재 많은 변호사들이 이혼,가정 폭력,

아동 법,그리고 상속에 한 문 조언을 제공하고 있다.

무슬림 공동체가 이주 기부터 심을 기울 던 다른 요한 사안은 매장이었다.

부분의 무슬림 가족들은 사망한 친인척의 시신을 본국으로 보내는 것을 선호했다.이 행

은 여 히 계속되고 있지만,그 사례는 차 감소하고 있다.이로 인해 국 내 매장은

보다 더 일반화되었다. 부분의 도시에서 모스크들은 이슬람 요건에 따라 마지막 의례를

시행할 수 있는 시설들을 마련했다.이들은 묘지를 구매했고,사망 보험 회를 통해 매장

련 업무들을 행하 다.211)

마지막으로 국 무슬림 공동체들이 도덕 가치와 사회 행동 규범을 확산시키는데 가

장 많은 심을 기울 던 분야는 교육이었다.1960년 국에 도착한 무슬림들은 자녀들에

한 공립 교육의 제도와 내용에 많은 우려를 표명했다.이를 해결하기 해 무슬림 공동체

는 두 가지 방식으로 근하 다.첫째,공동체 내에서 종교 수업을 제공하기 해 보충 학

교를 설립하 다.둘째,무슬림의 교육에만 념할 수 있는 단체들이 조직되었다.이 단체들

은 공립학교에 다양한 형태의 무슬림 교육 자료를 제공하 으며,이슬람 지식에 한 다양

한 정보도 제공하 다.이들 일부는 종교 ·세속 분야에서 다양한 자격증을 발 하

으며,국가 제도에 한 안으로 독자 인 무슬림 학교를 설립하 다.유수 이슬람

(YusufIslam)이 설립한 와끄 알-비르 에듀 이셔 트러스트(WaqfAl-BirrEducational

Trust)와 국 이슬람 와끄 (UK IslamicWaqf)는 기부 을 모아 무슬림 학교에 지원하

다.무슬림 학교들 다수는 무슬림 학교 연합에 소속되어 있었다. 한 이맘(imam)과 울

라마(ulama)를 양성하는 문 종교 훈련 기 들도 설립되었다.이들 상당수는 국

학의 학부 학원 자격증으로 인정받았으며,이슬람학에 한 자격증,졸업장,그리고 학

련 강의 연구 로그램을 제공하 다.아즈하르 아카데미(AzharAcademy)는 마드

라사를 설립하 고, 통 인 이슬람학을 공부한 교사들을 배출하 다.1983년에 설립된 캠

211)J.S.Nielsen,ASurveyofBritishLocalAuthorityResponsetoMuslim Needs,ResearchPaper,no.

30/31,CentrefortheStudyofIslam andMuslim-ChristianRelations,Birmingham,June/September1986,

pp.19-21,3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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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지 이슬람 아카데미(IslamicAcademyinCambridge)는 이슬람 가치를 교육의 근간으

로 삼았다.212)

결론 으로 국 이주 무슬림들은 정체성을 확립하기 해 국 사회와 네트워크를 구축

하 으며,이를 통해 다양한 사회활동을 개하여 무슬림 공동체의 문제들을 해결해나갔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갔다.

첫째, 국 무슬림 공동체들은 이슬람의 정체성 확립과 종교 실천을 하여 기도, 식,

종교 의례 등 종교 련 교육 로그램을 운 하 고,이를 제도화시켰을 뿐만 아니라,핫즈

와 자카트 같은 실천 종교의무 실행을 한 조직도 구축하 다.

둘째, 국 무슬림 이주민들이 종교 정체성 확립을 해 첫 번째로 심을 기울 던

상은 메카 순례 여행 로그램의 수립이었다.이를 계기로 순례를 한 무슬림 문 여행사

들이 설립되었다. 한 종교 목 과 인도 지원을 한 무슬림 자선 단체의 수도 증하

다.

셋째,무슬림 정체성 확립을 해 이슬람 선교인 다와 활동에 참여하는 무슬림 단체의 수

도 격히 증가했다.이들은 국 사회 내 범 한 역에서 종교 책자,시청각 자료, 시

회,간담회,강의,워크 ,토론회,그리고 회의 등을 통해 이슬람에 한 사회 인식을 증

진시켰다.

넷째,이슬람 인권 원회와 무슬림 변호사 회 같은 단체들은 국 내 무슬림들의 인권

운동뿐만 아니라 세계 무슬림들의 정의 실 운동에도 참여했다.이들은 직장 내 이슬람

증오 사건에 한 소송을 제기하 으며,히잡을 쓰거나 수염을 기르는 것과 같이 이슬람 신

념을 따랐다는 이유로 배척당하거나 투옥되는 무슬림들의 사건을 담당하 다.

다섯째, 국 무슬림 공동체는 무슬림 정체성을 확립하기 해 할례 서비스를 제공하는

문 병원을 설립하 으며,이슬람식 결혼을 해 모스크를 활용하기도 하 으며,이슬람식

매장을 해 묘지를 구매했고,사망 보험 회를 통해 매장 련 업무들을 행하 다.

여섯째, 국 무슬림 공동체들이 도덕 가치와 사회 행동 규범을 확산시키는데 가장

많은 심을 기울 던 분야는 교육이었다.이들은 종교 수업을 제공하기 해 공동체 내에

보충 학교를 설립하 으며,무슬림의 교육에만 념할 수 있는 단체들을 조직하 다.

212)Ibid.,pp.37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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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 구조 측면 :무슬림 조직의 활성화

1960년 국 내 무슬림 청년들은 주로 유학생 신분이었으며, 국에 단기간 체류하고

있었다.이들은 집단 이고 조직 차원에서 이슬람 정체성을 유지하고 있었으며,자신들의

사회 복지 욕구를 충족시키는데 많은 심을 기울 다.이와 같은 목 을 지원하기 해

1962년 이슬람 학생 회(FederationofStudentIslamicSocieties:FOSIS)가 설립되었다.

FOSIS는 차원뿐만 아니라 학문 차원에서 무슬림들에게 요한 향력을 행사하

으며,회의,캠 ,세미나,공부 동아리까지 그 활동 범 를 확장하 다.오늘날 FOSIS는

효율 인 이슬람 사회의 운 을 한 리 기술 훈련을 학생들에게 제공하고 있으며,무

슬림(TheMuslim:TheVoiceofMuslim Students)과 밸런스(TheBalance)와 알-미잔

(Al-Mizan))을 발간하고 있다.분기별로 2회 발행되었던 신문인 ‘무슬림’은 뉴스 보도,홍보,

그리고 학 간 정보 교류의 수단으로 활용되었다.FOSIS는 신입생을 해 정보를 제공하

으며,이슬람 상과 자료 컬 션도 제공하 다.FOSIS는 호스텔에서 남녀 학생들에게

숙박도 제공하 다.FOSIS의 지도부는 과거에는 해외 출신들이 주도하 으나,요즘에는

국 내 국인 무슬림 학생들도 참여하고 있다.213) 국·아일랜드 무슬림 학생 회

(Muslim Student Society of UK and Ireland), 무슬림 청년재단(Muslim Youth

Foundation),그리고 무슬림 청년 리그(Muslim YouthLeague)등은 주로 다와 활동에 집

하 다.특히 세계 무슬림 청년회의(WorldAssemblyofMuslim Youth,WAMY)는 진

무슬림 조직이 아니었으며,비교 탈 정치 방식으로 이슬람 홍보에 주력하 다.

WAMY는 이슬람 생활 방식을 심어주기 한 종교 교육과 훈련에 집 하 다.214)

1980년 국 무슬림 공동체의 많은 은 구성원들은 이슬람 세계에서 들어온 다양

한 종 의 이슬람 통에 별 심을 기울이지 않았다.이들 종 들은 무슬림 은이들의 사

회 불안을 해소해 수 있는 역량이 부족했다.주로 해외 에 속하며 어를 잘 구사하

지도 못했던 이맘들은 국 환경에 한 지식이 부족했고, 국 환경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213)S.Gilliat,Muslim youthorganisationsinBritain:adescriptiveanalysis,AmericanJournalofIslamic

SocialSciences,14,1,spring1997,pp.101-102.

214)HumayunAnsari,op.cit.,pp.369-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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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룰 비도 되어 있지 않았다.무슬림 청년들과 울라마 사이에는 깊은 간극이 존재하 다.

은이들은 어를 의사소통 수단으로 삼아 남녀가 뒤섞인 환경에서 례 인 행에 해

토론하고자 했던 반면,울라마는 그런 토론에 참가하지 않았고, 은이들과의 지 교류도

거부했으며,결과 으로 국의 변화된 환경을 수용하지 못했다.215)

국 이슬람미션은 1970년 래드퍼드에서 청년 이슬람 운동(IYM)의 후원을 받아 처

음으로 청년 활동을 시작했다.IYM은 동아리,회의,캠 를 통해 무슬림 공동체에서 향력

을 확장하 으며,분기별로 무 먼트(TheMovement,1976년 창간)를 발간하 다.IYM은

이슬람 담론을 추구하고 다양한 사회 문제를 다루었던 국 교육제도의 산물이었으며,

국의 세속 문화에 노출된 국 무슬림 청년들이 더 이상 종교학자들에게 무조건 으로

복종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변해주었다.따라서 IYM은 국 무슬림 청년들이 한편으로

무슬림 정체성에 한 지를 유지하면서,다른 한편으로 이슬람을 근거로 한 부모 문화의

몇몇 부정 측면들을 비 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했다.

하지만 1970년 IYM 조직은 해산되었고,IYM에 한 지지도 격하게 추락하 다.왜

냐하면 부분의 은 무슬림들은 국에 이슬람 국가를 설립한다는 발상이 무 터무니없

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부모 세 의 통 가치에 한 IYM의 부정 태도는 엘리트주

의 이었고,잠재 으로 가족의 분열을 래할 수 있었다.

IYM의 뒤를 이어 국 청년 무슬림(YoungMuslimsUK:YMUK)이 1984년 래드퍼드

에서 설립되었다.YMUK의 운 방식은 IYM과 크게 달르지 않았지만,주요 활동은 국

무슬림 청년의 다원주의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었다.YMUK의 남녀 회원들은 여 히

분리된 그룹으로 만났지만, 로그램 활동에서는 종교와 세속을 결합했다.YMUK는 곤란한

질문을 숨기지 않았으며,부모 문화에 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 다.

YMUK는 자체 음악 카세트를 만들었으며,잡지 트 즈(Trends)를 통해 무슬림 청년들이

일상생활에서 침해들 받고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다루었다.이 잡지는 무슬림 여성, 매결

혼,그리고 여성의 권리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루었다.그러나 YMUK 회원들 의사결정 지

에 있었던 다수가 남자 기 때문에,주요 사항에 한 논의는 여 히 남성 에서

다루어졌다.일반 으로 YMUK은 이념,구조,그리고 구성 측면에서 UKIM의 향을 많이

215)Lewis,op.cit.,p.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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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았다고 알려져 있다.이는 다원주의 국 사회에서 소수 무슬림 공동체의 이슬람 통이

국의 사회 변화에 제 로 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 다.YMUK는 국 사

회에서 소수 집단으로 살아가고 있는 무슬림들을 제 로 이해하지 못했으며,정치 권력

확보에 지나치게 집착하 다.YMUK가 사회 변화를 제 로 수용하지 못하자,1990년

스터에서 국 이슬람 회(IslamicSocietyofBritain,ISB)가 등장하여 국 사회의 변화를

무슬림 공동체에 용하기 시작했다.216)

통 인 무슬림 청년 단체들과 비교했을 때,YMUK는 어로 활동하기 시작하면서

국 무슬림 청년들의 심을 사로잡는데 성공했다.1994년 2,000명이 YMUK연례 캠 에 참

여했다.YMUK의 특징 하나는 다른 모스크 단체들과 달리 무슬림 청년들의 변화된 모

습과 포부를 이해하는 안을 제시했다는 이다.이를 해 YMUK는 통 · 주제

들을 논의하기 해 인터넷을 활용하 으며,다양한 사회 도구들을 다와에 활용하 다.

하지만 YMUK의 목 은 여 히 국 사회를 이슬람 사회로 바꾸는 것이었다.

무슬림 청년들은 자신들의 요구를 더욱 하게 표 하기 해 회를 조직하 다.이들

은 회 설립을 통해 소수 무슬림 집단의 사회 요구를 변하 으며,이슬람의 정체성을

구축하 다.이들은 무슬림 청년 회가 국 사회 내에서 살아가는 안 라이 스타일을

제공하 으며,인종 차별주의와 반 이슬람주의 편견으로 인한 정신 고통을 극복하는데 도

움을 주었다.무슬림 청년들은 어로 작성된 이슬람 자료를 통해 국 사회와의 근성을

강화하 다.

1990년 로 어들면서 국에는 히즙 알-타흐리르(Hizb-al-Tahrir:1953년 요르단에서

결성된 해방당,HuT)와 알-무하지룬(Al-Muhajiroun:1996년 HuT에서 떨어져 나온 이주자

단체)같은 많은 무슬림 청년 단체들이 결성되었다.이들은 통 인 순니 남아시아 무슬

림 조직들의 청년 단체들과 별도로 활동하 다.이들은 정치 으로 공격 입장을 취했으

며, 학과 모스크를 심으로 이슬람의 원리원칙을 하 다. 를 들면 ‘1924 원회

(1924년 오스만 제국의 멸망에 한 언 )’라는 모임을 개설한 HuT는 무슬림들에 한 유

인들의 음모를 비난함으로써 무슬림 청년들의 호응을 얻었다. 세계 으로 무슬림들이

공격을 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알 무하지룬의 설립자 오마르 바크리(OmarBakri)의 웅변은

216)Ibid.,p.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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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슬림 청년 단체들 사이에서 공감을 얻었다.무슬림 청년들은 원로들이 주장하고 있는

통 인 이슬람 습과 행의 수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사회 소외감을 극복하기 해

노력하 다.이들은 원로들의 통, 습,그리고 행을 진정한 이슬람으로부터의 일탈로

간주하 고,이를 거부하는 경향이 있었다.무슬림 청년 단체들은 무슬림 청년들이 국 사

회와 제도에서 경험했던 소외감과 불만을 개선하기 해 노력했으며,이를 이슬람의 도덕

· 웰빙으로 통합하여 집단 인 무슬림 정체성 확립으로 환시켰다.이들은 정치

목표의 실 과 국 정치의 심지인 다우닝가 10번지에 이슬람의 깃발을 꼽지 않고는 자

신들의 사회 ·문화 지 가 개선될 수 없다는 을 확신하고 있었다.217)

무슬림 청년들은 1991년 서구의 걸 참 에 환멸을 느 으며,이는 HuT 같은 극단주

의 단체들의 회원 수가 증하는 계기가 되었다.그리고 서구 사회가 보스니아와 카슈미르,

그리고 체첸 공화국 내 에서 무슬림들이 겪었던 역경에 해 무 심으로 일 하자 HuT

회원 수는 더욱 증가하 다.극단주의 단체들은 이스라엘의 팔 스타인 토 령과 계속되

는 팔 스타인 억압을 공개 으로 비난하 고,러시아의 체첸 공화국 괴와 카슈미르에서

인도의 군사 작 을 강력하게 비난하 다.이런 이유로 많은 무슬림 청년들은 지하드를 통

한 국제 이슬람 국가,즉 킬라 (khilafah)건설을 한 극단주의 단체들의 공격 투쟁이

옳은 략이었음을 확신하 다.

극단주의 단체들은 테러를 허용하지는 않았지만,이스라엘처럼 무슬림들과 쟁을 하고

있는 나라에 속한 비행기를 납치하는 것은 허용하 다.HuT와 알 무하지른은 엄격하게 이

슬람 을 유지했는데,이런 근본 측면에서 두 단체는 YMUK이나 다른 무슬림 단체들

과 다를 바가 없었다.세계 정치 상황이 이슬람 세계에 불리하게 돌아가자,무슬림 청년들

은 진주의 무슬림 단체들을 선호하기 시작했다.왜냐하면 이 단체들은 도시에서 소외당하

며 자랐던 청년 무슬림들을 포섭하 으며,다원주의 국 사회에서 다양한 경험을 겪으며

극 으로 자신의 의사를 표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한편 무슬림 공

동체 내 벌주의에 환멸을 느낀 많은 무슬림 청년들은 단결이라는 수사학에 매료되었으며,

개인 정체성 문제뿐만 아니라 복잡한 정치 사안에 해서도 논의할 비가 되어 있었

다.218)

217)Q.N.Ahmed,DrivingawedgebetweenMuslims,TheGuardian,12April1994,p.26.

218)Lewis,op.cit.,p.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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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 인 무슬림 조직들은 여성의 역할,가정과 공동체 내에서 여성의 지 ,그리고 여성

의 권리 측면에서 국 사회로의 변화에 응하지 못하고 단 되는 모습을 보 다.이들은

여 히 무슬림 공동체의 가부장 태도를 강조하 다.이는 역설 으로 무슬림 여성들이 공

역에서 자신들의 독자 치를 구축하는데 큰 향을 미쳤다. 국 내 남아시아 무슬

림 조직들은 부분 남녀 분리를 자연스럽게 인정했다.하지만 모스크는 통 을

시하여 무슬림 여성 이맘을 인정하지 않았다.

기 국 이주 무슬림 여성들의 부분은 가정이나 공동체 내 의사결정 구조에서 배제

되었다.왜냐하면 통 으로 여성의 역할과 지 는 가부장 에서 결정되었기 때문이

다.이로 인해 무슬림 여성들은 무슬림 조직 활동에 참여할 수 없었다.무슬림 여성들 모스

크 합동 배나 모임에 참석할 의무가 없었기 때문에,모스크는 무슬림 여성들을 한 시설

을 마련하지 않았다. 한 모스크 기반 활동에서도 무슬림 여성의 참여에 필요한 공간은 계

획되거나 할당되지 않았다.이로 인해 국 교육제도에서 교육을 받고,두 언어를 사용하며,

국 문화생활에 익숙했던 은 무슬림 여성들은 부분 부모의 통,종교 가치,그리고

종교 례에 만족하며 살아야 했다.

하지만 1990년 부터 통 인 무슬림 조직들 사이에서 여성 참여에 한 태도가 조

씩 달라지기 시작했다. 를 들면,바 무슬림 여성 운동이 개최한 회의에서 남성과

여성은 같은 연단을 사용하 다.이 회의는 여성 문제에 해 비교 솔직한 토론을 허용했

다.하지만 데오반디는 남녀 분리를 고수했으며,사립 여학교를 설립하 다.

1980년 와 1990년 에 등장한 은 무슬림 여성 세 는 통 이고 폐쇄 인 여성 에

만족하지 않았다. 국 생활을 체험한 이들은 어머니 세 와는 다른 포부를 가지고 있었다.

이들은 국 사회 내에서 고등 교육을 받았으며,좋은 경력을 쌓을 수 있는 자유와 기회를

원했다.이들은 가족과 공동체 내,그리고 통 인 종교 조직 내에서 더 이상 주변부에 머

무르지 않았다.

YMUK의 자매단체 YMSS(Sisters'SectionofYoungMuslimsUK, 국 청년 무슬림

여성 신도회)는 1980년 이후 무슬림 여성들이 자신들의 심사를 논의하는데 매제 역

할을 하 으며,이들이 구체 인 문제를 토의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 다.YMSS는 여

성의 역할에 해 한편으로 이슬람 사고를 수용하고 조직 형태와 사교 활동에서 남녀

분리를 유지하면서,다른 한편으로 여성들이 변화하는 국 사회에서 자신들의 역할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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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아이디어를 찾도록 장려하 다.그 결과 서구의 페미니즘 개념과 어로 된 이슬람

자료와 학문에 익숙했던 YMSS의 무슬림 여성 회원들은 구세 가 규정한 통 무슬림

여성의 역할을 거부할 수 있었다.YMSS는 이슬람에 의해 여성이 사회 활동을 하지 못하거

나 경력을 쌓지 못하는 가부장 상황을 거부하 다.YMSS는 남녀평등을 주장하 다.

YMSS는 이슬람의 본질이 가부장 성격을 띠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 다.이들은 공

역에서 무슬림 여성들의 참여를 정 으로 생각하 다.이들은 사회,문화,정치 경제

역에서 남녀가 다양한 방식으로 상호작용하는 것을 타당하다고 생각했다.하지만 이들은

친척이 아닌 남성과의 상호작용에서 여성의 명 를 보호하기 한 히잡 착용을 권장하 다.

YMSS의 여성 회원들은 히잡이 이동의 자유를 보장하고,외부 세상을 볼 수 있는 창이 되

어 다고 주장하 다.한편 YMSS는 서구 문화와 이슬람이 뒤섞이면서 무슬림 여성의 권리

들 일부가 지되었다고 보았다.여성의 경험을 이해하지 못하는 울라마는 여성의 심

사를 하게 수용하지 못했다.이에 따라 YMSS는 무슬림 여성이 부모 세계와 공동체의

압박에서 벗어나 일정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허용하 다.YMSS활동을 하면서 무슬

림 여성들은 직 코란을 공부할 수 있었으며,남성을 거치지 않고 바로 이슬람 자료에

근할 수 있었다.사실 무슬림 공동체에서 남성의 권력과 권 는 이슬람 자료를 읽고 해석하

는 독 에서 비롯되었으며,이를 통해 정당화되었다.무슬림 여성들은 독자 인 조직을 통

해 남성의 독 에 도 하 고,이를 해체시킴으로써 자신들의 권리를 되찾을 수 있었다.이

런 과정을 통해 여성의 지 와 역할이 통 인 해석으로부터 진화되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YMSS이념과 목표의 제는 별로 바 지 않았다.이는 본질 으로 YMSS가 여 히 가부

장 담론에 갇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219)

1980년 와 1990년 에 통 인 이슬람 기 에서 활동했던 여성 표는 거의 없었다.

한 이슬람과 가부장 문화 간 구분이 명확해지지 않을 경우,무슬림 여성과 공동체 간 사

회 거리도 멀어질 것이라는 인식이 확산되었다.일부 근 주의자들은 가부장 억압의 원

천이 이슬람 문화 자체에 내재되어 있다고 주장했다.샤비르 아크타르(ShabbirAkhtar)는

무슬림 여성이 경 을 해석할 수 있어야 하고,오랜 세월 여성에 한 억압의 근원이었던

통 인 남성의 편견을 제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220)

219)Ibid.,p.192.

220)Ibid.,pp.194-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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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은 무슬림 여성들은 공동체 내 기존 기 들이 자신들의 심

사와 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이들은 여성 표가 부족하기 때문에 여성

의 목소리가 작아질 수밖에 없는 통 구조의 실을 잘 이해하고 있었다.이들은 자신들

의 생각을 표 하고,독자 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안 조직을 구축하 다.그 결

과물은 알 니사(Al-Nisa)와 무슬림 여성 화상담소(Muslim Women'sHelpline) 다.

알 니사는 가족이 사회의 기본 단 라는 제를 바탕으로 활동했다.무슬림 공동체는 가

족을 돌보기 한 지원 체계와 기반 시설을 필요로 했다.이를 해 알 니사는 시회,성

교육,워크 ,그리고 세미나를 개최하여 무슬림 여성들에게 권한을 부여하는 략을 구사

하 다.오늘날 알 니사는 무슬림 여성들에게 구체 이고 민감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해

다양한 로비 활동을 개하고 있으며,공 역에서 고용 차별과 이슬람 증오에 반 하는

운동을 지속 으로 추진하고 있다.

국 사회의 무슬림 여성들은 공동체에서 여 히 심각한 문제에 직면하고 있지만,이에

극 으로 처할 수 있는 조직이 없다는 을 우려하 다.이를 반 하여 1990년 무슬림

여성 헬 라인(Muslim Women'sHelpline:MWH)이 설립되었다.이 조직은 이혼,편부모

가정,가정 폭력,부모 자식 갈등, 매결혼,성 학 와 근친,그리고 우울증 외로움 같

은 문제들에 극 심을 표명하면서 사회 면으로 부상하 다.

MWH는 무슬림 여성들 사이에서 가정 폭력,강제 결혼,그리고 신경 쇠약 문제가 증하

고 있다는 사실을 악했다.MWH는 설립 후 지 까지 수천 명의 여성과 소녀들에게 실질

인 도움을 주었다. 한 MWH는 매 분기마다 소식지 ASK를 발간하 으며,이를 통해

무슬림 공동체와 국 사회에서 발생하는 여성 문제에 한 논의와 토론의 장을 마련하

다.MWH는 이슬람 정신을 기반으로 활동했지만,상 으로 무슬림 라이 스타일에 진취

활동들을 장려하기도 하 다.221)

1990년 맨체스터에서 결성되어 지 은 해체된 조직으로 알-마숨(AlMasoom:순수)재

단이 있었다.베 는 이 재단을 산층 무슬림 여성들이 운 하는 자선 단체라고 언 했

다.이 재단은 이슬람 세계 여러 지역에 사는 빈곤층을 한 구호 활동,카슈미르와 보스니

아에서 발생했던 인권 유린을 반 하는 시 ,그리고 보스니아와 키스탄 국민들에게 의약

221)HumayunAnsari,op.cit.,pp.378-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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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식량,옷,침구 장난감 등을 공 하는 자선 활동을 수행하 다.하지만 재단의 여성

회원들은 이와 같은 노력 때문에 공동체 내 남성들로부터 비난을 받기도 하 다.무슬림 남

성들은 재단의 활동이 남성의 독 지 를 한다고 단했다.무슬림 남성들로부터 괴

롭힘과 을 받자 재단 여성들은 국 내 사회 운동가들로부터 도움과 지지를 요청했다.

재단 여성들은 국 내 주류 문가 집단과 력 계를 유지하면서 무슬림 남성 지도자들

의 사회 통제에 도 하 고,독립 인 목소리를 내면서 공 역에서 독자 으로 활동할

수 있는 여성 권리를 주장하 다.

무슬림 청년들의 조직화 상은 무슬림 여성 집단의 정기 간행물 발간에서도 목격되었다.

1980년 와 1990년 에 다수의 이슬람 정기 간행물들이 창간되었다. 은 무슬림 여성 이르

나 칸(IrnaKhan)은 1989년 술탄(Sultan)을 창간하 다.술탄은 어로 발간되었으며,무슬

림 여성의 에서 본 종교와 문화 련 기사를 다뤘다.

1992년에는 은 무슬림 여성들이 운 했던 큐 뉴스가 발간되었다.이 간행물은 고 인

이슬람에서 벗어나 이즈티하드를 원칙으로 무슬림 여성 문제를 바라보았다.222)그러나 이와

같은 사회 개 과정에도 불구하고,1990년 말까지 무슬림 공동체의 의사결정 구조와

과정에서 무슬림 여성들은 여 히 조직의 주변부에 머물러 있었다.

국 이주 무슬림들은 다양한 사회활동과 조직 설립을 통해 자신들의 정체성을 확립해

나갔다.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무슬림 청년들은 자신들의 요구를 더욱 하게 표 하기 해 회를 조직하

다.이들은 회 설립을 통해 소수 무슬림 집단의 사회 요구를 변하 으며,이슬람의

정체성을 구축하 다.이들은 무슬림 청년 회가 국 사회 내에서 살아가는 안 라이

스타일을 제공하 으며,인종 차별주의와 반 이슬람주의 편견으로 인한 정신 고통을 극

복하는데 도움을 주었다.무슬림 청년들은 어로 작성된 이슬람 자료를 통해 국 사회와

의 근성을 강화하 다.

둘째,무슬림 청년들은 원로들이 주장하고 있는 통 인 이슬람 습과 행의 수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사회 소외감을 극복하기 해 노력하 다.이들은 원로들의 통,

습,그리고 행을 진정한 이슬람으로부터의 일탈로 간주하 고,이를 거부하는 경향이

222)W.A.R.ShadidandP.S.vanKoningsveld,op.cit.,p.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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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다.무슬림 청년 단체들은 무슬림 청년들이 국 사회와 제도에서 경험했던 소외감과

불만을 개선하기 해 노력했으며,이를 이슬람의 도덕 · 웰빙으로 통합하여 집단 인

무슬림 정체성 확립으로 환시켰다.이들은 정치 목표의 실 과 국 정치의 심지인

다우닝가 10번지에 이슬람의 깃발을 꼽지 않고는 자신들의 사회 ·문화 지 가 개선될

수 없다고 생각했다.

셋째, 통 인 무슬림 조직들은 여성의 역할,가정과 공동체 내에서 여성의 지 ,그리고

여성의 권리 측면에서 국 사회로의 변화에 응하지 못하고 단 되는 모습을 보 다.이

는 역설 으로 무슬림 여성들이 공 역에서 자신들의 독자 치를 구축하고,무슬림으

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는데 향을 미쳤다.

넷째, 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은 무슬림 여성들은 공동체 내 기존 조직들이 자신들의

심사와 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다고 생각했다.이들은 자신들의 생각을 표 하고,독자

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안 조직의 구축을 통해 무슬림 정체성을 확립해 나갔다.

‘악마의 시’사건은 1980년 말 국 무슬림 조직을 단일화하기 한 노력에 많은 힘을

실어주었다. 국 무슬림들은 자신들이 결코 동질 집단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했지만,

‘악마의 시’논란에서 나온 부정 인 결과는 많은 무슬림들을 단결하게 만들었다.223)1980년

말 이슬람 조직과 단체들은 국 사회의 공 생활에 극 으로 참여하는 방식으로 입

장을 환시켰다.이는 이슬람 기 들이 공 역에서 많은 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며,

범 한 분야에서 무슬림들의 이익을 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 다. 국의 부분 정책

은 국가 차원이 아니라 지역 차원에서 결정되었다.하지만 이 시기 주요 이슬람 운동들

은 국 사회의 지역 문제 보다 무슬림 공동체 내부의 문제에 더 많은 심을 기울 다.

이로 인해 이들은 국 정치나 국가 조직에 건설 으로 참여할 필요성을 실하게 느끼지

못했다.

1980년 반 일부 무슬림 단체들이 일종의 국 연합체를 결성할 필요성을 인식하기

시작했다.할랄 음식과 교육에 한 무슬림들의 심은 국 차원의 합동 노력을 필요로

하 다.왜냐하면 무슬림들이 진지하게 고민했던 문제들은 지역 정부의 정책이 아니라 국

정부의 정책이었기 때문이다.

223)UKACIANewletter,July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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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림 시디끼의 무슬림 의회는 매우 습 이고 통 인 무슬림 연합조직의 구성을 안

으로 제시하 다.무슬림 의회는 1990년 무슬림 매니페스토(Muslim Manifesto)발간 후 거

의 18개월 동안 비 작업을 거쳐 1992년 1월 4일 발족되었다.무슬림 의회 설립은 국 사

회의 주요 기 들이 이슬람 문제를 다루는 방식에 한 불만에서 출발하 다.이들은 서구

가치가 미래 무슬림 세 들에게 미칠 부정 인 향에 해서 불안감을 느끼고 있었다.이

런 에서 무슬림 공동체는 서구 사회와 정반 되는 가치와 행동을 보여 으로써 모범이

되어야 했다.하지만 이는 국 사회와 단 해야 가능한 일이었다.무슬림 의회의 주요

략은 외부의 지원을 받지 않고 목표를 추구하는 것과 과거 무슬림 조직들이 지역 정부

로부터 지원받았던 자원들을 내부 으로 확보하는 것이었다.무슬림 소수 집단들은 조직

으로 강해지고,정치 으로 단결된 집단 목소리를 내야했다.하지만 무슬림 단체들은 국

의 주류 정치권 제도 밖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었다.

무슬림 의회라는 아이디어가 처음 등장한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이었다.

첫째, 국 무슬림 공동체들은 주요 이슬람 심사에 한 국 사회의 무 심에 좌 하

고,분노했으며, 항의 필요성을 느 다.

둘째, 국 무슬림 공동체들은 이슬람 통의 가치와 열망에 한 공격에 반 하고 항

할 수밖에 없었다.

셋째,무슬림들에게 자신감을 회복할 수 있는 물질 인 수단과 자신의 삶에 한 통제권

을 제공함으로써 그들에게 다시 권한을 부여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

이런 략에는 카림 시디끼의 사상이 반 되어 있었다.그는 무슬림이 서구 문화에 오염

되지 않고,선을 한 문명의 힘으로 존재하기 해 국제 이슬람 공동체(Ummah)를 결성해

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는 무슬림 의회를 국 내 무슬림들을 한 정치 조직이자 시스템으

로 간주하 다.

이런 에 따라 국 무슬림들은 국 정부에 항해 독립 으로 자신들의 요구를 충

족시킬 수 있는 별개의 조직을 설립하 다.이 게 설립된 조직들은 교육,빈곤,실업,반

이슬람 차별,공동체 모스크의 상태,그리고 할랄 고기 거래 같은 사안들에 한 해결을

구하 다.무슬림 의회는 선출 방식으로 결성된 조직이 아니었기 때문에 정치 으로 성공을

거두지 못했다.카림 시디끼는 1996년 사망했으며,그의 활동과 열정,그리고 카리스마를 계

승할 지도자는 쉽게 등장하지 않았다.결국 무슬림 의회는 쇠퇴 후 해체되었다.무슬림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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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쇠퇴와 해체는 살만 루시디 사건과 련이 있었다.카림 시디끼는 살만 루시디를 맹렬

히 비난하 다.이런 비난은 단기 으로 무슬림 공동체에서 큰 인기를 끌었지만,장기 으

로는 조직의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하지 못했다.다른 다양한 무슬림 조직들도 목표를 달성하

는데 실패했다. 국 정부는 ‘악마의 시’출 지 요구를 거 하 으며,신성모독법을 이

슬람에게도 확 해야 한다는 요구에 부정 반응을 보 다.‘악마의 시’에 한 비 과 1991

년 걸 에서 서구 주도 공격에 한 국 무슬림의 비 은 국가의 이익보다 이슬람 움마

에 한 충성이 우선임을 보여 주었다.하지만 무슬림 공동체의 입장은 다수 국인들의

생각과는 달랐으며, 국의 정치 입장과도 달랐다.이는 무슬림 조직들이 국의 정치

환경과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국 국민의 무슬림에 한 인식도 제 로 악

하지 못하고 있었음을 의미하 다.

두 사건이 비교 비종 사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국 내 무슬림 조직들 간 단결

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국 이슬람의 교리,민족,그리고 언어 다양성을 반 할 수 있는

국가 무슬림 조직의 설립은 여 히 해결되지 못하고 있었다.1980년 와 1990년 국

무슬림들은 깊이 뿌리박힌 자신들의 가치에 한 과 도 에 맞서 싸우기 해 많은 사

건에서 단결했지만,그 단결은 오래 가지 못했다.왜냐하면 일단 이 가라앉으면 단결은

시들해졌기 때문이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성을 띠고 있는 무슬림 조직이 하나로 단결해

야 한다는 최소한의 열망은 그 로 남아 있었다.

국 사회의 주류와 제도권 안에서 활동하고 국가가 인정하는 무슬림 조직을 설립하고자

하는 노력은 1990년 새로운 계기를 맞이하 다.이러한 노력은 1996년 5월 국 무슬

림 원회(Muslim CouncilofBritain,MCB)설립으로 결실을 맺었다.MCB의 목 은 다음

과 같았다.“ 국 내에서 발생하는 이슬람 사안에 한 력,합의 단결을 도모한다.무

슬림 공동체를 해 진행되고 있는 모든 기존 노력을 장려하고 강화한다. 국 사회에서 이

슬람과 무슬림에 한 더 개화된 인식을 추구한다. 국 사회에서 공정하고,정당한 권리를

바탕으로 하는 무슬림 공동체의 입장을 구축한다.무슬림들이 당하는 불이익과 차별을 뿌리

뽑고,더 나은 공동체 계를 추구한다. 반 인 사회의 이익을 해 노력한다.”224)

MCB는 국 사회의 다양한 문화 배경과 무슬림 공동체 사이의 차이를 수용하고 반

224)Ibid.p.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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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으며, 국 내 다른 자발 조직들과의 력과 이에 따른 책임성 민주주의 시스템

존 을 강조하 다.MCB의 정책은 합의를 바탕으로 결정되었다.2001년 5월 MCB사무총

장 유수 바일록(YusufBhailok)은 MCB가 무슬림 단체들을 한 최 의 우산 조직이자

나머지 국 사회와의 정보, 참여에 한 요구를 충족시키는 조직이라고 말했다.

그는 MCB가 공동선을 해 일하는 비종 인 단체이며,모든 무슬림 단체들과 상호 존

하는 선의의 계를 추구하고,공동체 내 기존 이슬람 활동을 체하거나 고립시키거나 방

해하지 않으며,타인의 동등한 지 를 인정한다고 말했다.실제로 MCB는 진정한 무슬림을

변하는 유일한 조직이거나 국 무슬림 공동체의 부라고 주장하지는 않았다.MCB는

조직 단결 측면에서 가장 요한 성공을 이룩했는데,구성원의 부분은 순니 다.MCB

는 국가로부터 인정을 받기 해 정부 정책과 국 사회에 한 비 을 자제하 다.하지만

MCB가 정치 으로 국 기득권을 존 하는 입장을 취하자,다른 무슬림 단체들이 MCB를

비난하 다.이는 무슬림 공동체 내에서 미래의 분열이 래될 수도 있다는 에 한 시사

다.결국 무슬림 공동체 내부의 종교 갈등과 세 간 의견 차이는 무슬림 조직들의 통

합과 연합을 방해할 수 있었으며,이는 국 사회에서 무슬림 공동체가 수행해야 할 정치

조직의 역할을 약화시킬 뿐이었다.

제4 교육 측면 :이슬람 교육의 활성화

1970년 에 시작된 무슬림 학교 설립 운동은 1980년 부터 더욱 활성화되었다.이는

국 보수주의자들의 다문화주의 공격에 한 무슬림들의 극 반응이었다.무슬림 학교

의 수요가 증가한 이유는 이슬람 교육의 목 이 제 로 이해되기 시작하면서 기존 다문화

교육의 세속 이고 상 주의 인 성격에 한 불만이 고조되었기 때문이다.야콥 자키

(YaqubZaki)는 무슬림 교육과 주류 국 교육 간에 존재하는 이념 모순을 강조했을 뿐

만 아니라 세속 지식으로부터 벗어나기 한 무슬림 학교의 설립을 주장했다.225)

무슬림 아이들은 이슬람 정신을 주장하는 학교에서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었다.학교 교

육과정과 공립학교는 이슬람을 부 하게 묘사하 고,이슬람의 종교 의무를 수행할 수

225)Y.Zaki,TheteachingofIslaminSchools:aMuslim viewpoint,BritishJournalofReligiousEducation,

5,1,autumn1982,pp.3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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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분 기와 필요한 시설을 구축하지 않았다.무슬림 부모들은 교육과정에 한 양보에도

불구하고 공립학교의 보수화가 이슬람 가치를 한다고 생각하 으며,무슬림 학교의 설

립을 극 으로 추진하 다.이들은 무슬림 정체성 확립을 한 자신들의 정당성과 이슬람

원칙에 한 국 보수주의 사회의 도 을 두려워했다.

한 무슬림 부모들은 납세를 통해 국 공립 교육에 기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1933

년 교육법이 국 국교회,로마 가톨릭,감리교,그리고 유 교 신자들에게는 자발 원조를

허용하 지만,무슬림들에게는 보류되고 있는 실에 부당함을 느 기 때문에 무슬림 학교

의 설립을 독려하 다.226)

1982년부터 무슬림 학교를 설립하기 한 시도가 몇 차례 있었다.1983년 래드퍼드 무

슬림 학부모 연합은 5개 학교를 인수하기 해 신청서를 제출하 고,이들 학교는 이슬람

유산을 보존하고 하는 교육을 제공하며 다종교·다문화 사회인 국 사회의 이념에 맞

는 시민을 양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국가 교육과정에 내포된 세속 지식도 요하게

가르칠 것이라고 주장했다.무슬림 부모들은 개별 인 무슬림 학교가 자녀들에게 좋은 환경

을 제공할 것이며,이슬람의 공동 가치를 충실히 보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사립 무

슬림 학교 설립은 1944년 교육법에 따라 법화 되었고,유수 이슬람(YusufIslam,이슬

라미아 스쿨 트러스트 회장)같은 국 무슬림 공동체의 주요 인물들로부터 지지를 받았다.

하지만 래드퍼드 교육 서비스 원회는 사립 무슬림 학교가 지역 무슬림 공동체로부터

충분한 지지를 얻지 못했다는 이유로 그 요청을 거부했다. 래드퍼드 교육 서비스 원회

는 래드퍼드 모스크 원회,공동체 계 원회,그리고 아시아 청년 운동도 무슬림 학

교 설립을 반 했다고 지 했다.이들 단체들은 사립 무슬림 학교가 인종 분리주의와 차별

주의를 유발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227)

무슬림 학교의 설립에 반 하는 이유들 하나는 무슬림 학교가 국의 지배 문화와

국의 정체성을 하는 상으로 인식되었기 때문이다.무슬림의 정체성과 국의 정체성

226)P.Wintour,Religiousschoolsmustintegrateinthecommunity,Guardian,14November2001. 재

25,000학교를 상으로 한 추정치에 따르면, 국에는 6,973개의 공립 종교 학교가 있다.그 6,384개가 1

차 부문에 있고,589개가 2차 부문에 있다.40개를 제외하면 모두가 기독교 종 에 속한다.40개 32개가

유 교 학교,4개가 무슬림 학교,2개가 시크교 학교다.1990년 에 나온 한 기 연구에 따르면, 국에서

국 국교회 학교가 4,936개,로마 가톨릭 학교가 2,245개,감리교 학교가 31개,유 교 학교가 21개 있다고

한다.

227)Lewis,op.cit.,p.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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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양립될 수 없었다.

이 시기에 많은 무슬림들은 주로 여학생들을 한 남녀 분리 학교 설립을 끊임없이 요구

하 다.노동당이 주도한 원회는 잉 랜드 북부에서 남녀 공학으로 정책 방향을 바꾸었으

며,그 결과 국 지방교육청(LEA) 1/3이 여학교를 폐지하 고 겨우 250개만 남게 되었

다.무슬림 부모들은 여학교 수가 감소한 것에 분노했다.1990년 무슬림 인구 도가 높

은 도시에서 남녀 분리 학교에 한 요구가 계속되었다.이를 해 다양한 활동이 개되었

는데,그 로 버 엄에서는 남녀 분리 교육에 한 토론이 진행되었고,맨체스터에서는 남

아있는 여학교 5개 2개를 남녀 공학으로 환하고자 하는 시도를 반 했다.그리고 버

엄에서는 무슬림 부모들이 자신들이 원하는 학교에 딸을 입학시키려 했는데 시 원회에서

이를 허용하지 않았고,이에 따라 무슬림 부모들은 버 엄 학교를 보이콧하겠다고 했

다. 국의 여학교가 계속 폐지되고 여학교에 한 무슬림 부모들의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사립 무슬림 학교 설립에 한 신청서가 정식으로 제출되었다.

이는 1980년 말부터 사립 무슬림 학교에 한 수요가 꾸 히 증가했음을 의미한다.사

립 무슬림 학교 수는 1996년 45개에서 1997년 53개,2002년 77개로 늘어났다.1990년 에

무슬림의 정체성을 회복하기 한 이슬람 부흥운동이 개되면서 무슬림 학교 설립 운동은

지속되었다.228)

1990년 에도 우익 보수주의 정치인들은 무슬림 학교의 설립을 계속 반 했지만,일 성

은 부족했다.이들은 무슬림 학교를 반 하는 이유를 다른 종교 학교에는 용하지 않았

다.229)무슬림 의회는 이들의 반 가 인종 차별 이라고 주장했다.무슬림 학교 설립이

국 사회의 통합을 해할 것이라는 주장은 기존 종교 학교들과 비교할 때 형평성을 잃은

주장이었다.무슬림들은 학교 설립을 통해 평등을 원했다.하지만 반 자들은 무슬림 학생

이 부분을 차지하게 될 학교의 설립을 백인 탈출 상으로 이해하 다.무슬림 학교 설립

을 주장하는 운동가들은 무슬림 학교가 분열을 래한다는 비난을 비난했다.이들은 무슬림

학교가 국가 교육과정을 따르는 동시에 이슬람 가치를 교육시킴으로써 진정한 다문화 사회

의 의미와 정 정체성을 무슬림 아이들에게 인식시켜 것이라고 주장했다.230)이는 무

228)RaceandImmigration,no.251,December1991,pp.12-13.

229)BMMS,August1993,pp.1-5. 국 정부는 오킹턴 모 (OakingtonManor) 등학교에 보조 유지 지

를 부여했는데,그로부터 2주 만 해도 근처 무슬림 등학교에 한 국가 자 지원을 거부했다.표면상

이유는 런던 북서부에 학교가 무 많다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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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림들이 국 기득권이 요구하는 통합 방식에 동의하고 있지 않음을 의미하 다.

무슬림 학교 설립을 지지하는 무슬림들은 국의 교육과정 문제에 해서도 우려를 표명

했다.1988년 ERA는 역사와 지리에서 다문화 의 통합을 이끌어냈다.음악,춤,연극

미술도 국 심 으로 변해갔다.이에 해 무슬림들은 무슬림 교육과 교육과정

에서 반 이슬람 인 이런 과목들을 체로 무시하거나 최소한 주변화 하고자 하 다.231)

1990년 무슬림들의 당면한 과제는 이슬람 가치를 확립시킬 수 있는 종교 교육의 실

이었다.무슬림들은 종교 교육에 해 많은 심을 기울 으며,공립학교에서 종교 교육의

상을 높이고자 했다.이는 아이들에게 종교의 의미와 요성,그리고 종교에 한 존 을

심어주기 함이었다.많은 무슬림 단체들은 무슬림 학교가 극소수의 무슬림 학생들밖에 수

용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인정하 으며,사립 무슬림 학교의 설립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이런 실 문제 때문에 무슬림 부모들은 자녀에 한 자신들의 포부를 가장 잘 만족시켜

주는 학교를 찾았다.공립학교에서 제공하는 교육과 유사한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고 입증된

무슬림 학교들의 입학생 수는 늘어났다.반면에 학문 성공 가능성이 높은 학교를 선

호하는 무슬림 부모들도 여 히 존재하 다.결국 1990년 말부터 무슬림 학교의 운 이

본격화 되면서,이슬람의 향력이 확 되었으며,학부모의 참여도 제도화되기 시작하 다.

이는 공립학교에 진학하는 무슬림 학생들의 비율이 상 으로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논란

의 상이 되었던 무슬림 학교의 설립과 운 은 법 으로 이미 보장받고 있었음을 의미하

다.

기 이주 무슬림의 정체성 확립과 유지에서 교육은 매우 요한 역할을 차지했음을 알

230)Akhtar,WhitePaperonMuslim EducationinGreatBritain,pp.28-29.무슬림 의회가 발간한 백서에

따르면, 국 내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무슬림들에게 있어서도 교육의 목 은 다원 인 환경에서 생산

인 삶을 살도록 아이들을 비시키는 것이었다.하지만 이 백서에서는 이슬람의 도덕 가치를 심어 넣어야지

만 이것이 가능하다고 보았다.백서에는 무슬림 학교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더 큰 통합을 낳을 것이며,무슬

림 아이들은 이슬람 종교와 통에 완 히 익숙해진 후에야 용 인 자세로 다른 문화와 종교를 탐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있었다.

231)J.M.Halstead,op.cit.,pp.51-61.많은 무슬림 학자들은 가장 엄격하게 정의된 상황을 제외하고 언자

무함마드가 음악 자체를 지했다는 을 지니고 있다.이와 같은 해석을 받아들인 무슬림 부모들은 자녀

가 음악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반 했다. 이 이(Keighley)에서는 한 소녀가 종교 인 이유로 리코더 연

주를 거부했다.하지만 이러한 입장에 동의하지 않고,음악이 아름다운 것으로 허용된다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다.이들은 음악이 부도덕을 도모하거나 ‘옳은 길’로부터의 이탈을 장려하지 않는 한 경우에는 허용된다고

주장했다.버 엄에서는 한 등학교 무슬림 교사가 크리스마스 캐롤을 부름으로써 종교를 배신했다며 무슬

림 아이들을 비난하여 울게 만들었다.하지만 무슬림 공동체 내에서 그를 지지하는 이들은 별로 없었다.그

무슬림 교사가 분노를 폭발한 후 5명의 학생이 콘서트에서 빠졌지만,많은 무슬림 소년들과 소녀들의 참여로

콘서트는 정 로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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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이상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1970년 에 시작된 무슬림 학교 설립 운동은 1980년 부터 더욱 활성화되었다.

이는 국 보수주의자들의 다문화주의 공격에 한 무슬림들의 극 반응 때문이었다.무

슬림 학교의 수요가 증가한 이유는 이슬람 교육의 목 이 제 로 이해되기 시작하면서 기

존 다문화 교육의 세속 이고 상 주의 인 성격에 한 무슬림 부모들의 불만이 고조되었

기 때문이었다.

둘째,1982년부터 무슬림 학교를 설립하기 한 시도가 몇 차례 있었다.1983년 래드퍼

드 무슬림 학부모 연합은 이슬람 유산을 보존하고 하는 교육을 제공하고,다종교·다문

화 사회인 국 사회의 이념에 맞는 시민을 양성하기 해 학교 인수 신청서를 제출하 다.

하지만 래드퍼드 교육 서비스 원회는 사립 무슬림 학교가 지역 무슬림 공동체로부터

충분한 지지를 얻지 못했다는 이유로 그 요청을 거부했다.

셋째, 국 정부가 무슬림 학교의 설립을 반 하는 이유들 하나는 무슬림 학교가 국

의 지배 문화와 국의 정체성을 하는 상으로 인식되었기 때문이었다.무슬림의 정체

성과 국의 정체성은 양립될 수 없었다.이에 따라 무슬림들은 정책을 바꿔 무슬림 여학생

들을 한 남녀 분리 학교 설립을 요구하 다.하지만 국의 여학교가 계속 폐지되고 여학

교에 한 무슬림 부모들의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이들은 사립 무슬림 학교 설립에

한 신청서를 정식으로 제출하 다.

넷째,1980년 말부터 사립 무슬림 학교에 한 수요가 꾸 히 증가했다.사립 무슬림

학교 수는 1996년 45개에서 1997년 53개,2002년 77개로 늘어났다.1990년 에 무슬림의 정

체성을 회복하기 한 이슬람 부흥운동이 개되면서 무슬림 학교 설립 운동은 지속되었다.

다섯째,1990년 무슬림들이 당면한 과제는 이슬람 가치를 확립시킬 수 있는 종교 교육

의 실 이었다.무슬림들은 종교 교육에 해 많은 심을 기울 으며,공립학교에서 종교

교육의 상을 높이고자 했다.이는 아이들에게 종교의 의미와 요성,그리고 종교에 한

존 을 심어주기 함이었다.많은 무슬림 단체들은 무슬림 학교가 극소수의 무슬림 학생들

밖에 수용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인정하 으며,사립 무슬림 학교의 설립을 최우선 해결책으

로 간주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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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결론

국제이주는 국가별로 다른 모습으로 나타났으며,시 의 변화와 함께 다양한 양상을 띠었

다. 국으로 이주한 무슬림들은 기에 경제 목 을 실 하기 해 이주하 지만,1973

년 이후에는 사회 ․문화 ․종교 ․정치 원인으로 이주하 다.이런 이유로 국 이주

무슬림들은 새로운 국 사회와 다양한 방법으로 소통하고 화하 으며, 국 문화와 상호

이해와 보완과 수용을 이룩하 고,이는 문화화로 이어지면서 용과 공존의 가치를 실 하

고, 국 사회에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면서 정치 ·사회 네트워크를 형성하 다.하

지만 국 무슬림들이 국 사회와 항상 우호 계를 형성한 것은 아니었다.이들은 국

문화를 수용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종교 ·문화 갈등을 겪었으며,이를 해결하기 해

항과 거부의 방식보다는 화와 소통의 방식을 선택하 다.이는 국 무슬림의 다양성과

개방성,그리고 용성을 엿볼 수 있는 목이다.그럼에도 불구하고,이들은 국 내에서의

정체성 확립과 유지를 지속 으로 추구하 는데,이는 이슬람 종교 수와 이슬람 교육의

강화를 통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19세기 이후 본격 으로 시작된 무슬림들의 국 이주를 유형별로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공간 으로는 국제이주에 해당하 으며,다양한 국가의 무슬림 이주민들을 수용하

다.

둘째,시간 으로는 처음에 일시 이주 지만,후에 구 이주로 환되었다.

셋째,이주 형태로 보면,식민지 지배 시기에는 강제이주에 해당하 지만,1945년 제2차

세계 이후에는 자발 이주로 변화하 다.

넷째,이주 규모로 보면,처음의 개인 이주에서 집단 이주로 환되었다.

국의 무슬림들은 20세기 반부터 종교 ·사회 ·구조 ·교육 발 과정을 거쳐 구체

인 공동체를 형성하 고,정체성도 확립하 다.본 논문이 고찰한 국 무슬림들의 이주

과정에서 나타난 주요 특징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18세기 유럽의 식민주의가 아랍이슬람 토를 령한 후 무슬림들의 국 이주가

국의 산업 발 과 무슬림들의 경제 이득 창출을 해 본격화되었다.

둘째, 기에는 경제 목 으로 단기 체류 무슬림 이주민들이 주류를 이루었으나,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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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경제 사정으로 장기 체류와 구 거주의 이주가 확 되었으며,이는 가족과 친척

을 청하는 연쇄이주로 확 되었다.

셋째,제1차 세계 부터 제2차 세계 까지의 무슬림 이주는 경제 이유 때문이었지

만,1973년 4차 동 쟁을 기 으로 정치 망명과 난민신청을 통한 이민자가 증가하 고,

동 정치상황의 악화로 민족 요인과 종교 요인도 이주를 결정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

용하 다.이주 무슬림들이 공동체를 형성하면서, 국 사회와 무슬림들 사이에는 문화 ·

사회 갈등과 수용이 반복되었다.다양한 국 과 민족으로 구성되었던 국 무슬림들은 외

국인이나 이방인들을 요인으로 간주한 국 사회 국인의 태도와 행동에 따라

다양한 근법을 활용하 으며, 국의 정책이 강화되고 무슬림들에 한 차별 정책이 추진

되자 갈등과 충돌,그리고 수용이라는 다양한 경험을 통해 국 사회로 융합되었다. 국인

들의 차별 속에서도 이주 무슬림들은 문화와 정치와 사회 측면에서는 상호 교류 → 문화

수용 → 문화화 과정을 통해 국 사회로 편입되었지만,종교와 교육 측면에서는 항 →

개선 요구 → 새로운 안 제시 과정을 거치며 문화화에 부정 향을 끼쳤고,이를 토

로 국 사회 내에서 무슬림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유지하려는 의지를 강화시켜 나갔다.

국 이주 무슬림들이 공동체를 형성하여 국 사회와 화합하고 국 문화를 수용했던

가장 요한 이유는 국 문화로의 문화화를 이룩하고, 국 문화와 이슬람 문화의 공존을

실 하며, 국의 교육제도에서 종교교육의 형평성을 구하며,이슬람 통과 문화를 유지

하고 보존하기 함이었다.이 과정에서 교육은 요한 역할을 수행하 으며,이는 국 이

주 무슬림의 문화화 과정에서도 그 로 목격되었다.

첫째,이주 무슬림들은 공동체의 이익을 실 하고 정체성을 형성하기 해 국 정치와

사회 활동에 극 으로 참여하기 시작했으며,이를 통해 국 문화의 수용과 문화화 과정

을 실 으로 수용하 고,결국 이슬람의 종교 가치를 유지하는 동시에 민주주의와 표 의

자유와 같은 국식 가치들도 받아들이는 교육을 받아들 다.

둘째,이주 무슬림의 문화화 과정에서 무슬림 여성들은 사회 ․정치 ․문화 으로 요

한 역할을 담당하 으며,친척이 아닌 국 남성들과 함께 근무하고 교류하면서 국식 문

화를 수용하 고,이는 국 문화와의 문화화뿐만 아니라 무슬림 공동체의 형성과 정체성

확립에 새로운 인식의 변화를 가져다주었다.

셋째,이주 무슬림의 문화화 과정에서 가장 요한 역할을 한 요소는 교육제도와 내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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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국 이주 무슬림들은 한편으로 국의 교육제도를 수용하 으며,다른 한편으로 종

교교육 내용의 개선을 요구하 는데,이는 이슬람의 정체성 확립과 유지를 이루기 함이었

다.이들은 교육당국의 다문화 ·다원 교육정책 수립과 변화를 이끌었다. 한 무슬림들

은 문화 다원주의 개념에 이의를 제기하고 동화주의 정책으로의 회귀를 주장했던 보수당

정권에 항하기 해 1980년 무슬림 조직들을 결성하고 교육 분야에서 극 인 활동을

개하 다.1980년 까지만 해도 지역 교육당국은 무슬림 공동체의 우려를 일부 수용하

지만,1980년 반이후 보수주의 정치인들은 무슬림 공동체를 비난과 논쟁의 상으로

삼았다.지역 교육당국이 제시한 다문화주의 제안들은 보수주의자들의 반 에 직면했고,

국 내 다양한 민족 종교 소수 집단을 동질 문화로 결합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

되자,무슬림 부모들과 무슬림 단체들은 국의 학교교육에 한 우려와 좌 감을 표명하면

서 무슬림 학교의 설립을 요구하 다.

마지막으로 국 이주 무슬림의 정체성 유지 양상은 종교 ,사회 ,구조 ,교육 활동

의 활성화에서 찾아볼 수 있다.

종교 측면의 핵심 내용은 모스크의 종교 활동 강화와 모스크를 통한 무슬림 네트워크

의 활성화 다.모스크는 무슬림들의 요한 정신 심지 다.이들은 모스크를 심으로

조직과 단체를 결성했고,모스크에서 이슬람 문화와 종교의 수와 유지에 한 기본 계획

을 수립하 다.이는 무슬림들의 종교 활동이 모스크를 심으로 실행되었다는 것과 모스크

가 무슬림 정체성 확립에서 요한 역할을 수행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 측면에서 이주 무슬림들은 국 사회와 네트워크를 구축하 으며,이를 통해 다양

한 사회활동을 개하 고,무슬림 공동체의 문제들을 해결하 다. 국 무슬림 공동체들은

이슬람의 정체성 확립과 종교 실천을 하여 기도, 식,종교 의례 등 종교 련 교육

로그램을 운 하 고,이를 제도화시켰을 뿐만 아니라,핫즈와 자카트 같은 실천 종교의

무 실행을 한 조직도 구축하 다.

구조 측면에서 국 이주 무슬림들은 다양한 사회단체와 조직의 설립을 통해 자신들의

정체성을 확립해 나갔다.무슬림 청년들은 자신들의 요구를 더욱 하게 표 하기 해

회를 조직하 다.이들은 원로들이 주장하고 있는 통 인 이슬람 습과 행의 수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국 사회로부터의 소외감을 극복하기 해 조직을 결성하고 이를 통

해 국 사회의 변화에 응하려는 노력을 기울 다. 국 이주 무슬림 공동체는 국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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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정부와 극 으로 화하고 상하기 해 정치 조직도 결성하 다.1980년 말 이슬

람 조직과 단체들은 국 사회의 공 생활에 극 으로 참여하는 방식으로 입장을 환

하 으며, 국 사회의 공 역에서 많은 향력을 행사하 고, 범 한 분야에서 무슬

림들의 이익을 변하 다.이들은 국 연합체를 결성할 필요성을 인식하기 시작했으며,

이슬람 습과 행인 할랄 음식이나 이슬람 종교교육에 련된 무슬림들의 심을 해결하

기 해 국 차원의 력과 합동을 이끌어냈다.

국 이주 무슬림의 정체성 확립과 유지에서 종교 ,사회 ,조직 ,교육 활동의 활성

화는 요한 역할을 했지만,가장 요한 역할을 한 역은 이슬람 교육이었다.1970년

에 시작된 무슬림 학교 설립 운동은 1980년 부터 더욱 활성화되었다.이는 국 보수주

의자들의 다문화주의 공격에 한 무슬림들의 극 반응 때문이었다.무슬림 학교의 수요

가 증가한 이유는 이슬람 교육의 목 이 제 로 이해되기 시작하면서 기존 다문화 교육의

세속 이고 상 주의 인 성격에 한 무슬림 부모들의 불만이 고조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 정부는 무슬림 학교의 설립을 반 했다.그 이유들 하나는 무슬림 학교가

국의 지배 문화와 국의 정체성을 하는 상으로 인식되었기 때문이다.무슬림의 정

체성과 국의 정체성은 양립될 수 없었다. 국 정부나 지방 정부로부터 원하는 바를 완벽

하게 성취할 수 없을 것이라고 단한 무슬림들은 정책을 바꿔 무슬림 여학생들을 한 남

녀 분리 학교 설립을 요구하 다.하지만 국의 여학교가 남녀공학으로 통합되거나 폐지되

고,여학교에 한 무슬림 부모들의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이들은 사립 무슬림 학교

설립 신청서를 정식으로 제출하 으며,1980년 말부터 사립 무슬림 학교에 한 수요가

꾸 히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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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1> 국 이주 무슬림의 정체성 확립 흐름도

국으로 이주한 무슬림들은 1970년 반 이후 경제 활동에서 벗어나 다양한 정치와

사회 활동을 개하면서 극 으로 정치 ․사회 네트워크를 결성하 고,여성들의 사회

참여를 용인하면서 이슬람 습과 행을 용 으로 해석하 고,다양한 조직을 결성하여

국 사회와 화하고 하면서 상호 교류와 수용 그리고 문화화를 확 하 음을 알 수

있다.이들이 정치 ·사회 ·문화 으로 다양한 활동을 개한 최종 목 은 이슬람 가치

를 확립시킬 수 있는 종교 교육의 실 이었다.무슬림들은 종교 교육에 해 많은 심을

기울 으며,공립학교에서 종교 교육의 상을 높이기 한 정치 ․사회 ․문화 노력도

기울 다.이는 아이들에게 종교의 의미와 요성,그리고 종교에 한 존 을 심어주기

함이었다.많은 무슬림 단체들은 무슬림 학교가 극소수의 무슬림 학생들밖에 수용하지 못한

다는 사실을 인정하 지만,사립 무슬림 학교의 설립이 국 이주 무슬림의 정체성을 확립

하고 유지하는데 필요한 최우선 과제라는 사실도 인정하 다.



- 151 -

《참고문헌》

1.국문 서

김하림 외 3인,『다문화의 이해 Ⅱ』, 주:조선 학교출 부,2011.

루스,베네딕트,황선명 역,『문화의 유형』,서울:종로서 ,1980.

마르코 마르티니엘로.윤진 옮김, 사회와 다문화주의』,서울:한울,2002.

뮐러,하랄트,이 희 역,『문명의 공존』,서울:푸른숲,1999.

박단, 랑스의 문화 쟁』,서울:책 세상,2005.

____,『 서양사회와 이주민』,서울:한성 학교출 부,2009.

사이드,에드워드,박홍규 역,『오리엔탈리즘』,서울:교보문고,2000.

스타커,피터,김보 역,『국제이주』,서울:이소출 사,2004.

스토리,존,박모 역,『문화연구와 문화이론』,서울: 실문화연구,1994.

엄한진,『다문화사회론』,서울:소화,2011.

박우룡, 국인의 문화와 정체성』,서울:소나무,2008.

아르빈드 샤르마,박태식 외 옮김, 우리 인간의 종교들』,서울:소나무,2013.

아민 말루 ,박창호 옮김, 사람 잡는 정체성』,서울:이론과 실천,2006.

앤서니 기든스,박찬욱 옮김, 질주하는 세계』,서울:생각의 나무,2000.

_____________,한상진 외 옮김, 제 3의 길』,서울:생각의 나무,2001.

_____________,김미숙 외 옮김,『 사회학』,서울:을유문화사,2009.

_____________,박노 외 옮김, 자본주의와 사회이론』,서울:한길사,2009.

_____________,이종인 옮김, 유럽의 미래를 말하다』,서울:책과 함께,2014.

이태숙,김종원 엮음, 유럽무슬림과 국가 그리고 진이슬람주의』,서울:아모르문디,

2009.

임희완, 서양문명의 정체성』,서울:그리심,2008.

정재각,『이주정책론』,서울:인간사랑,2010.

조나단 리드먼,오창 외 옮김, 지구화 시 의 문화정체성』,서울:당 ,2009.

니스 H.터커,김용규 외 옮김, 앤서니 기든스와 사회이론』,서울:일신사,1999.



- 152 -

허 식 & 정창화, 간문화주의를 통한 사회통합과 국가정체성 확립』,서울:이담,2012.

헬무트 안하이어,조효제 외 옮김, 지구시민사회:개념과 실 ,서울:아르 ,2004.

홍태 , 정체성의 정치학』,서강 학교 출 부,2011.

황병하, 아랍과 이슬람』,조선 학교출 부,2004.

______ 외, 다문화사회의 이해』,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국제이해교육원,서울:동녘,

2007.

황순희, 삶과 기호:비언어 의사소통에 한 연구』,한국기호학회,1997.

2.국문 논문

김남국,“다문화의 도 과 사회통합 : 국, 랑스,미국 비교 연구”, 유럽연구』,제28-3

호,2010.

김 성,“ 국과 독일의 무슬림 인구의 황과 이주민 정책”, 한국이슬람학회논총』,제

20-2집,2010.

김복래,“ 랑스, 국,미국의 다문화주의에 한 비교고찰:삼국의 이민통합정책을 심으

로”, 유럽연구』,제27-1호,2009.

김선미,“ 국의 다문화교육 정책 개의 특성”, 교육문화연구』,제17-1호,2011.

김종원,“유럽 연합과 유럽의 무슬림-독일, 국, 랑스를 심으로”,『 국 연구』,제20

호,2008.

김 락,“ 국의 다문화주의 교육과 역사교육”, 역사교육논집』,제49호.2012.

안 신,“세계종교 교수법을 통한 다문화 종교교육 - 국과 한국의 사례에 한 비교 연

구”, 종교 교육학 연구』,제30권,2009.

______,“ 국의 이주 무슬림 공동체와 다문화주의에 한 연구”, 한국이슬람학회논총』,

제19-2집,2009.

이태숙,“ 국의 소수자권리법의 개와 무슬림”, 서양사론』,제98호,2008.

임형백,“ 국, 랑스,독일 3개국의 다민족국가의 경험과 갈등”, 다문화와 평화』,2013.

여건종,“ 국문화연구와 의 문제-문화유물론의 이론 함의”, 미문화』,제2-1호,

2002.



- 153 -

염운옥,“ 국의 무슬림 ‘베일(veil)'논쟁”, 이민인종연구회』,제101호,2010.

______,“다문화주의와 여성주의의 갈등?: 국의 ‘강제결혼’논쟁”, 서양사론』,제112호,

2012.

오 달,“다문화주의와 인권의 상호보완성과 갈등성: 국 이슬람공동체에 한 일 고찰”, 

유럽연구』,제32-1호,2014.

장미혜 외,“다민족다문화사회로의 이행을 한 정책패러다임 구축”,서울: 한국정책연구

원』,2008.

조희선,“ 국, 랑스,독일 무슬림의 이주와 정착 갈등에 한 연구:한국 이주 무슬림

과의 비교를 하여”, 한국 동학회논총』,제31-1호,2010.

정희라,“ 국의 자유방임식 다문화주의- 국 통과 이민자 통합”, 이화사학연구』,제

35집,2007.

______,“ 국의 ‘문화 쟁’:무슬림 이민자와의 갈등과 원인, 국 연구』,제19호,2008.

______,“세속화·다문화 시 국의 종교교육과 기독교 정체성”, 국 연구』,제22호,

2009.

황병하,“이슬람 지하드의 의미와 그 용”, 한국 동학회논총』,제27-2호,2007.

______,“이슬람의 시각에서 본 랑스 히잡 논쟁”, 한국이슬람학회논총』,제20-1호,2010.

황 주,“페미니즘과 다문화주의의 (불편한)만남?: 국에서의 강제 결혼”, 국제지역연

구』,제17-1호,2013.

3. 문 서

Ahmad,Leila.WomenandGenderinIslam,NewHeaven,YaleUniversity,1992.

Alibhai-Brown,Y.WhoDoWeThinkweAre?,ImaginingNewBritain,London,2000.

Ali,N.CommunityandidentityoftheKashmiricommunity:acasestudyofLuton,

UniversityofLuton,1999.

Andrews,A.Muslim attitudes towards politicalactivity in the United Kingdom,

London,1998.

Anwar.TheMythofReturn:PakistanisinBritain,London,1979.



- 154 -

______.YoungAsiansBetweenTwoCultures,London,1986.

Ashraf,S.A.andS.S.Hussain.CrisisinMuslim Education,London,1975.

Badawi,J.A.TheStatusofWomeninIslam,Birmingham,n.d.

Ballhatchet,K.Race,SexandClassundertheRaj:ImperialAttitudesandPoliticsand

TheirCritics,1793-1905,London,1980.

Bhopal,K.Gender,RaceandPatriarchy:aStudyofSouthAsianWomen,Aldershot,

1997.

Bowen,J.R.WhytheFrenchdon'tlikehead-scarves,Princeton,PrincetonUniversity

Press,2007.

Constantine,S.UnemploymentinBritainbetweentheWars,London,1980.

Eldridge,C.England's Mission:the ImperialIdea in the Age ofGladstone and

Distaeli,1868-1880,London,1973.

Fisher,A.G.B.and H.J.Fisher.Slavery and Muslim Society in Africa:the

institutioninSaharanandSudanicAfricaandthetrans-SaharanTrade,London,

1970.

Fryer,P.StayingPower:theHistoryofBlackPeopleinBritain,London,1984.

Gifford,Z.TheGoldenThread:AsianExperiencesofPost-RajBritain,London,1990.

Gillborn,D.Race,EthnicityandEducation,London,1990.

Halliday,F.ArabsinExile:YemeniMigrantsinUrbanBritain,London,1992.

Halstead,M.Education,JusticeandCulturalDiversity:anExamination,Falmer,1988.

Harris,N.TheNew Untouchables:ImmigrationandtheNew WorldWorker,London,

1995.

Hawkes,N.ImmigrantChildreninBritainSchools,London,1996.

Hiro,D.BlackBritish,WhiteBritish,London,1992.

Hobsbawn,E.AgeofExtremes:theShortTwentiethCentury,1914-1991,London,1994.

Holmes,C.A TolerantCountry? Immigrants,Refuges and Minorities in Britain,

London,1991.

Hunter,K.HistoryofPakistanisinBritain,Norwich,1963.



- 155 -

HumayunAnsari.TheInfidelWithin.Hurst&Company,London,2007.

Iqbal,M.IslamicEducationandSingle-sexSchools,UnionofMuslim Organisationsof

UK andEire,London,1975.

Jones,T.Britain'sEthnicMinorities:anAnalysisoftheLabourForceSurvey,London,

1993.

Kabbani,R.LettertoChristendom,London,1989.

Karn,V.Ethnicityinthe1991Census:Employment,EducationandHousing among

EthnicMinorityPopulationsofBritain,London,1996.

Kundnani,A.From Oldham toBradford:theViolenceoftheViolated,London,2001.

Lewis,P.IslamicBritain:Religion,Politics and Identity among British Muslims,

London,1994.

Lorimer,D.A.Colour,ClassandtheVictorians:EnglishAttitudestotheNegrointhe

Mid-nineteenthCentury,Leicester,1978.

Maan,B.TheNewScots:theStoryofAsianinScotland,Edinburgh,1992.

Malik,H,SirSayyidAhmadKhan.Muslim ModernizationinIndiaandPakistan,New

York,1980.

Matar,N.Islam inBritain:1558-1685,Cambridge,1998.

Mayhew,H.LondonLabourandtheLondonpoor,New York,1968.

Milner,D.ChildrenandRace,London,1975.

Modood,T.& S.BeishonandS.Virdee.ChangingEthnicIdentities,London,1994.

Modood,T.EthnicMinoritiesinBritain:DiversityandDisadvantage,London,1997.

Muir,W.LifeofMahomet,London,1858-1861.

Nilesen,J.MuslimsinWesternEurope,Edinburge,1992.

P.Braham,A.Rattansiand R.Skellington.Racism and Antiracism:Inequalities,

OpportunitiesandPolicies,London,1992.

Panayi,P.Immigration,EthnicityandRacism inBritain,1815-1945,Manchester1994.

Razza,M.S.Islam inBritain:Past,presentandFuture,Leicester,1993.

Rose,E.J.B.ColourandCitizenship:aReportonBritishRaceRelation,London,1969.



- 156 -

Runnymede.Trust,Islamophobia:aChallengeforUsAll,London,1997.

Salter,J.TheAsiaticinEngland:SketchesofSixteenYearsWorkamongOrientals,

London,1873.

Shadid,W.A.R.andP.S vanKoningsfeld.PoliticalParticipationandIdentitiesof

MuslimsinNon-Muslim States,Kampen,1996.

Shyllon,F.O.BlackPeopleinBritain,1555-1833,London,1977.

Sonyel,S.R.The SilentMinority:Turkish Muslim Children in British Schools,

Cambridge,1988.

Swann,M.Education ForAll:the Reportofthe Committee ofInquiry into the

EducationofChildrenfrom EthnicMinorityGroups,London,1985.

Taylor,M.J.andS.Hegarty.TheBestofBothWorlds?AreviewofResearchintothe

EducationofPupilsofSouthAsianOrigin,Windsor,1985.

Tinker,H.A New System ofSlavery:The ExportofIndian Labour Overseas,

1830-1920,London,1974.

Vertovec,S.andC.Peach.Islam inEurope:Migration,MinoritiesandCitizenship,

London,1997.

Visram,R.Ayahs.LascarsandPrinces:theStoryofIndiansinBritain1700-1947,

London,1986.

Werbner,P.The Migration Process: Caital,Gifts and offerings among British

Pakistanis,Oxford,1990.

Werbner.P,andA.Anwar.Black and EthnicLeadershipsin Britain:theCultural

DimensionsofPoliticalAction,London,1991.

Wright.D.ThePersiansAmongsttheEnglish:EpisodesinAnglo-PersianHistory,

London,1985.

Young,K.andN.Connelly.PolicyandPracticeintheMulti-racialCity,London,1981.

4. 어 논문



- 157 -

Ahmed,Q.N."DrivingawedgebetweenMuslims",TheGuardian,12April1994.

Al-Racheed,M."Politicalmigrationanddownwardsocio-economicmobility:theIraqi

communityinLondon",NewCommunity,18,4,July1992.

Al-Rasheed,M."Themeaningofmarriageandstatusinexile:theexperienceofIraqi

women",JournalofRefugesStudies,6,2,1993.

Anwar."MuslimsinBritain:1991CensusandOtherStatisticalSources",CSIC paper

no.9,CentrefortheStudyofIslam andChristian-Muslim Relations,SellyOak

Colleges,Birmingham,September1993.

Arebi,S."GenderanthropologyintheMiddleEast:thepoliticsofMuslim women's

misrepresenation",American JournalofIslamicSocialSciences,vol.8,no.1,

March1991.

Bhatti,F.M."TurkishCypriotsinLondon",ResearchPaperno.11,Centreforthe

StudyofIslam andChristian-Muslim Relations,Birmingham,September1981.

Cesarani,D."Anti-alienism inEnglandaftertheFirstWorldWar",Immigrantsand

Minorities,6,1,March1987.

Chapman,H."MahmooddisprovesdetractorsandbecomesthesecondMuslim MP",

Muslim News,29June2001.

Coleman,D.andJ.Salt."Ethnicityinthe1991Census:DemographicCharacteristicsof

theEthnicMinorityPopulations",vol.1,London,1996.

Connolly,C."Washing our linen:one year ofWomen AgainstFundamentalism",

FeministReview,no.37,spring1991.

Dunlop,A."Lascarsandlabourers:reactionstotheIndianPresenceintheWestof

Scotlandduringthe1920sand1930s",ScottishLabourHistorySocietyJournal,

25,1990.

Eade,J."Nationalism and the questfor authenticity:the Bangladeshis in Tower

Hamlets",NewCommunity,16,4,July1990.

Gilliat,S."Muslim youthorganisationsinBritain:adescriptiveanalysis",American

JournalofIslamicSocialSciences,14,1,spring1997.



- 158 -

Halliday,F."The MilletofManchestr:Arab merchantsand cotton trade",British

JournalofMiddleEasternStudies,19,2,1992.

Ho,S.Y.and J.Henderson."Localityand thevariabilityofethnicemploymentin

Britain",JournalofEthnicandMigrationStudies,25,2,April1999.

Hobhouse,M."Furtherskechesby an Indian pen",Indian Magazine and Review,

March1890.

Karmi,G."Identityandsenseofbelonging",paperfortheSecondArabCommunities

ConferenceImperialCollege,London,November1993.

Kaye,R."Thepoliticsofreligiousslaughterofanimals:strategiesforethno-religious

politicalaction",NewCommunity,19,2,January1993.

Kucukcan,T."Thepoliticsofethnicity,identityandreligionamongTurksinLondon",

unpubl.PhD thesis,UniversityofWarwick,1996.

Nielsen,J.S."A Survey ofBritishLocalAuthority Response to Muslim Needs",

ResearchPaper,no.30/31,CentrefortheStudyofIslam andMuslim-Christian

Relations,Birmingham,June/September1986.

Owen,D."CountryofBirth:SettlementPatterns",1991CensusStatisticalPaperno.5,

CentreforResearchinEthnicRelations(CRER),December1993.

Peach,C."Ethnicityinthe1991Census:SocialGeographyandEthnicityinBritain";

GeographicalSpread,SpatialConcentration and InternalMigration,vol.3,

London,1996.

_________."Ethnicityinthe1991Census:theEthnicMinorityPopulationsofGreat

Britain",vol.2,London,1996.

Rafiq,M."Ethnicityandenterprise:acomparisonofMuslim andnon-Muslim owned

AsianbusinessesinBritain",NewCommunity,19,1,1992.

Ratcliff."Ethnicityinthe1991Census",vol.3,London,1996.

Saggar,S.and A.Geddes."Negative and positive racialisation:re-examining ethnic

minoritiespoliticalrepresentationintheUK",JournalofEthnicandMigration

Studies,vol.26,no.1,January2000.



- 159 -

Siddiqui,H."Winningfreedoms",FeministReview,no.37,spring1991.

Siddiqi,K."Generating"power"withoutpolitics,speechdeliveredatconferenceonthe

FutureofMuslimsinBritain",Muslim Institute,London,14July1990.

Starker,Peter."Migration trends and migration policy in Europe",International

Migration,vol40,2002.

Visram,R."TheFirstWorldWarandtheIndiansoldiers",Indo-BritishReview,XVI,

2,June1989.

Watt,W.M."TheInfluenceofIslam onMedievalEurope",IslamicSurveysno.9,

Edinburgh,1972.

Weinreich,P.& C.L.LukandM.H.Bond."EthnicStereotypingandIdentificationin

amulticulturalcontext",PsychologyofDevelopingSocietiesvol.8,no.1,1996.

Weller,P.A,Feldman and K.Purdam."Muslimsand ReligiousDiscrimination in

EnglandandWales",HomeOfficeResearchStudy220,London,2001.

Wintour,P."Religiousschoolsmustintegrateinthecommunity",TheGuardian,14

November2001.

Zaki,Y."TheteachingofIslam inSchools:aMuslim viewpoint",BritishJournalof

ReligiousEducation,5,1,autumn1982.

5.기타 간행물

BritishMuslimsMonthlySurvey(BMMS),Birmingham.

DailyJang.

DailySketch.

DailyTelegraph.

ImpactInternational,London.

IndianMagazineAndReview.

IslamicReview,Working.

IslamicReview andMuslim India,Working.



- 160 -

IslamicWorld,Liverpool.

JewishChronicle.

KeighleyNews.

LiverpoolReview.

Muslim Directory.

Muslim News,London.

Muslim Outlook,London.

New Statesman.

PublicAdvertiser.

Q-News.

RaceandImmigration:RunnymedeTrustBulletin.

ShieldsDailyGazette,SouthShields.

Show CaseArts,London.

SocialTrends.

SouthWalesCailyNews,Cardiff.

TheCrescent,Liverpool.

TheEconomist.

TheGuardian.

TheIndependent.

TheObserver.

ThePorcupine,Liverpool.

TheSeamen.

TheTimes.

TheTimesEducationalSupplement.

UK Ismaili.

WesternMail,Cardiff.

YorkshirePost.



- 161 -

6.인터넷 자료

http://www.statistics.gov.uk/census2001

http://www.bbc.co.uk/scotland/webguide/religion

http://www.halalfoodauthority.com

http://www.wamy.org

http://www.iom.int

http://www.moel.go.kr

http://www.kinds.or.kr

http://www.oecd.org

http://terms.naver.com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목적
	제2절 선행연구와 연구내용
	제3절 연구방법

	제2장 무슬림의 영국 이주과정
	제1절 무슬림의 초기 이주과정
	제2절 18세기∼20세기 초 무슬림의 이주역사
	제3절 20세기 중반 무슬림의 이주과정
	제4절 1973년 이전 무슬림의 이주과정
	제5절 1973년 이후 무슬림의 이주과정

	제3장 영국 이주 무슬림 공동체의 형성 과정
	제1절 이주 초기 영국 사회와의 우호적 관계
	제2절 영국 사회와 이주 무슬림의 갈등
	1. 종교적 갈등
	2. 인종적 갈등
	3. 사회적 갈등

	제3절 영국 이주 무슬림 공동체의 현황과 문제점
	1. 이주 무슬림 공동체 현황
	2. 지역별 무슬림 공동체 현황
	3. 무슬림 공동체의 연령별·성별 현황
	4. 무슬림 공동체의 교육 현황
	5. 무슬림 공동체의 고용 현황
	6. 무슬림 공동체의 인종적·종교적 차별 현황


	제4장 영국 이주 무슬림의 문화 수용과 문화화
	제1절 이주 무슬림의 영국 문화 수용
	제2절 정치적?사회적 활동과 문화화
	제3절 무슬림 여성들의 사회 활동과 문화화
	제4절 이슬람법의 적용과 문화화의 한계
	제5절 교육제도와 문화화의 한계

	제5장 영국 이주 무슬림의 정체성 유지 양상
	제1절 종교적 측면: 모스크 종교 활동의 활성화
	제2절 사회적 측면: 무슬림 사회 활동의 활성화
	제3절 구조적 측면: 무슬림 조직의 활성화
	제4절 교육적 측면: 이슬람 교육의 활성화

	제6장 결론
	참고문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