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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EARCH QUESTIONS

이주민/이민자(immigrant)에 대한 체류 사회(host society)의 반발을 촉발
하는 원인은 무엇인가? 

이주민과 체류사회와의 공통의 규범(norms), 아이디어(ideas), 그리고 정
체성(identity)이 이주민에 대한 차별을 해소시킬 수 있을 것인가? 

편견과 차별의 대상이 되고 있는 이주민의 성공적인 사회 통합을 어떠
한 방식으로 추구할 수 있을 것인가?



MOTIVATION

유럽의 난민 사태: 이라크/시리아 내전으로 이슬람계 난민 유럽 유입 폭증



독일 삭센 주 켐니츠의 난민/이민자 관련 극우파 시위 현장, 2018년 여름



MOTIVATION

유럽의 난민 사태: 반난민 정서의 부상과 민족주의/극우파 세력의 집결



MOTIVATION

이주민에 대한 강압적/강제적 수용 조치들이 유럽 전역에 확산



이주민의 강압적/강제적 수용만이 사회 통합의 길?



MOTIVATION

먼나라 이웃나라의 이야기?

한국 사회에서 잠재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집단 갈등과 밀접한 연관성



THEORETICAL APPROACH

이민자/소수인종 차별에 대한 기존 문헌

최근 정치학, 사회학, 심리학에 걸쳐 서구 사회의 이주민에 대한 호전성을 정체성 
위협(identity threat)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는 관점 확산 

‣ 사회 정체성 이론(Tajfel 1981), 편견(Allport 1954; Paluck & Green 2009), and 
ethnocentrism(Kinder & Kam 2010) 

‣ 정체성 위협의 기저에는 집단간 차이(intergroup difference)에 대한 인식이 핵심 

특별히 인종/부족적 차이가 집단간 정체성 위협을 발생, 결국 집단 간 반목을 야기
한다는 것이 다양한 연구를 통해 실증적으로 검증(Bertrand & Mullainathan 2004; Pager & 
Quillian 2005; Adida, Laitin & Valfourt 2010; Broockman & Butler 2011; Hainmueller & Hangartner 2013) 

아직 이주민/소수인종에 대한 반목과 차별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연구
는 상대적으로 미흡한 측면이 존재  



THEORETICAL APPROACH

이론적 접근

비교 정치 연구에서 강조하는 인종적/종교적 차이가 정체성 위협 형성에 가
장 결정적인 요소가 된다는 관점에서 시작 (Adida, Laitin, & Valfourt 2010; Horowitz 
1984; Rabushka & Shepsle 1972; Straus 2008) 

정체성 위협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주민(외집단)과 내국인(내집단)의 이질성에 
대한 인식을 해소해야함을 강조 

‣ 이는 공통의 내집단 정체성(common ingroup identity)의 형성을 통해서 가능함. 공통
의 정체성은 집단간 이질성, 그리고 심리적 거리를 줄이는데 기여함 

‣ 공통의 내집단 정체성 형성 과정: 외집단에 대한 탈범주화(de-categorization), 재범
주화(re-categorization) 과정이 진행됨 

‣ 탈/재범주화 과정은 자국 사회에 기존 소속집단들이 내집단을 규정짓는 기준, 아
이디어,  이해관계 등에 따라 다양하게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



EMPIRICAL APPROACH

이론적 접근

자국 사회의 전반에 걸쳐 내집단 정체성에 핵심적이라 간주되는 아이디어나 
가치 등이 존재하는 경우 

‣ 그 측면에서 내집단/외집단의 이질성이 크지 않다는 점을 부각시키거나 내집단
원이 외집단에 대해 갖고 있는 편견을 해소시키면 외집단에 대한 차별감소 

‣ 상대적으로 이러한 아이디어나 가치가  존재할 가능성이 낮음 

자국 사회의 전체가 아닌 일부 하위 집단의 정체성에만 핵심적인 아이디어
나 가치만 존재하는 경우 

‣ 차별 해소가 그 하위집단 구성원들에 국한될 것 

‣ 예 1) 작은 정부주의자들에게 이민자들이 자국민을 위한 사회보장망에 과하게 의
존하여 재정부담을 발생시키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경우… 

‣ 예 2) 여성들에게 이민자들이 여권 신장에 반하는 퇴행적인 입장을 갖고 있지 않
다는 점을 강조하는 경우…



EMPIRICAL APPROACH

연구 설계

‣ 독일에서 필드 실험(field experiment) 실시 

‣ 2단계 실험, 총 4회의 실험을 2018년 여름, 2019년 여름에 걸쳐 실행 

‣ 일상 속에서의 차별을 포착하기 위해서 고안된 실험 디자인 
‣ 모르는 사람이 도움이 필요할 경우 도움을 주는 행동을 이용 

‣ 내집단 구성원과 외집단 구성원에게 도움을 주는 정도의 차이를 편의와 차별로 
개념화하는 기존 접근에 착안(Balafoutas et al. 2013)



독일 내 난민/이주민 대상으로 한 범죄: 2014-2015년 사이 총 162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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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I:  사회적 규범과 이민자/소수인종에 대한 차별 
(CHOI, POERTNER, AND SAMBANIS, 2019, PNAS) 

An immigrant does not have to prove his willingness to 
integrate by wearing lederhosen, drinking beer only by the 
liter or eating weißwurst for breakfast.  

Accepting the principles of our laws and norms as elements 
for his life and the life of his family is enough. … It is enough if 
he sends his children to school and if he carries his trash to the 
trashcan instead of throwing it from the balcony. 

Heinz Buschkowsky, Former Mayor of Neue Köln, Berlin



INTUITION

이주민의 준법 의식에 대한 부정적 편견 팽배

총 2000명의 독일 성인을 상대로 한 설문에서 62%가 이주민들이 자국민에 비해 공공
장소에 쓰레기를 버릴 가능성이 높다고 응답. 아래는 그 이유에 대한 open-ended 
response를 기반으로 만든 word cloud.



EMPIRICAL APPROACH

첫번째 실험(2018년 여름 실행)의 초점은 

‣ 일상/현실 속에서의 이민자/소수인종에 대한 차별 포착  
‣ 이민자의 거주국의 사회의 규범에 대한 존중이 차별 해소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에 대한 탐구  

1. 독일 사회에서 쓰레기를 버리는 것을 강하게 금기시 하는 점을 착안, 연
기자(연기자1)로 하여금 행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에 쓰레기를 기차역 승강
장에서 투척하게 함 (Balafoutas et al. 2014; 2016) 

2. 이민자/소수인종집단의 구성원(연기자2)이 쓰레기를 버린 연기자를 질책하
고, 버린 쓰레기를 줍게 만드는 것을 행인들에게 보여줌 

3. 쓰레기를 버린 사람을 꾸짖은 연기자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상황을 조성

PAROCHIALISM, SOCIAL NORMS, AND DISCRIMINATION (PNAS 2019)



EMPIRICAL APPROACH

PAROCHIALISM, SOCIAL NORMS, AND DISCRIMINATION (PNAS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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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PIRICAL APPROACH

PAROCHIALISM, SOCIAL NORMS, AND DISCRIMINATION (PNAS 2019)



EMPIRICAL APPROACH

PAROCHIALISM, SOCIAL NORMS, AND DISCRIMINATION (PNAS 2019)



EMPIRICAL APPROACH

PAROCHIALISM, SOCIAL NORMS, AND DISCRIMINATION (PNAS 2019)

조작변인 1: 쓰레기 버린이를 질책하는 연기자 2의 내집단/외집단 멤버쉽



EMPIRICAL APPROACH

PAROCHIALISM, SOCIAL NORMS, AND DISCRIMINATION (PNAS 2019)

조작변인 2: 연기자 2가 쓰레기 버린자를 질책하는지 여부



EMPIRICAL APPROACH

PAROCHIALISM, SOCIAL NORMS, AND DISCRIMINATION (PNAS 2019)



EMPIRICAL APPROACH

PAROCHIALISM, SOCIAL NORMS, AND DISCRIMINATION (PNAS 2019)

실험 현황 

독일 3개 주(Nordrhein-Westfalen, Sachsen, 
Brandenburg)의 총 31개 시의 주요 기차
역에서 실시 

총 34명의 연기자로 구성된 7개의 팀 동
시 활동(2018년 7~8월) 

7,142명의 행인을 대상으로 시나리오
를 총 1,614회 시행(실험/대조군 14가지)



EMPIRICAL APPROACH

PAROCHIALISM, SOCIAL NORMS, AND DISCRIMINATION (PNAS 2019)

주 종속변수:  

‣ 각 iteration당 반경 3미터 내의 행인 중 한명이라도 연기자에게 도움
을 주었는지 여부 

기타 종속 변수:  

‣ 도움을 준 행인의 비율(도움을 준 행인/반경 3미터 내의 총 행인 수) 
‣ 도움을 준 여성 행인의 비율(도움을 준 여성행인/반경 3미터 내의 총 행인 수)



HYPOTHESES

PAROCHIALISM, SOCIAL NORMS, AND DISCRIMINATION (PNAS 2019)

가설 1 (외집단에 대한 차별 1) 
이주민(외집단)이 자국민(내집단)에 비해 도움을 받는 경우가 적을 것이다 

가설 1A (외집단에 대한 차별 2) 
이주민(외집단) 중 자국민(내집단)과 상대적으로 이질성이 적은 이주민들이 이질
성이 큰 이주민들에 비해 도움을 더 많이 받을 것이다 

가설 2 (규범의 차별 해소 효과) 
자국 사회에서 중요한 규범을 존중하는 행태를 보이는 이주민은 그렇지 않
은 이주민에 비해서 더 도움을 많이 받을 것이다



RESULTS

PAROCHIALISM, SOCIAL NORMS, AND DISCRIMINATION (PNAS 2019)

결과 1: 종교적 차이가 차별을 야기. 히잡을 쓴 여성이 내국인에 비해서 도움
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적게 받음.



RESULTS

PAROCHIALISM, SOCIAL NORMS, AND DISCRIMINATION (PNAS 2019)

결과 2: 사회적 규범을 존중하는 행태를 이주민이 보인 경우 차별이 감소함



PART II: “아이디어”와  이주민/소수인종에 대한 차별  
(CHOI, POERTNER, AND SAMBANIS, FORTHCOMING,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The hijab is not a religious commandment. Only for the 
Islamic fundamentalist is the obsessive veiling of women 
as the prohibition of abortion for Christian 
fundamentalists. It is always about the control of the 
female body.” 

Alice Schwarzer, a German women’s rights activist 



PART II: “아이디어”와  이민자/소수인종에 대한 차별

(a) Male Respondents (b) Female Respon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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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성인 1500명을 상대로한 설문 중 질문 “히잡이 상징하는 것은?”



EMPIRICAL APPROACH

FEMINIST BACKLASH AGAINST MUSLIM IMMIGRANTS (AJPS, FORTHCOMING)

두번째 실험(2019년 여름 실행)의 초점은 

‣ 첫번째 실험 결과의 일부 재검증(replication) 
‣ 공통의 아이디어와 이념이 차별 해소에 미치는 효과 탐구 

핵심 가설: 독일 여성이 이슬람계 이민자들에 대하여 차별을 하는 것은 이슬
람신도들이 여성의 사회적 활동에 대하여 회의적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 이러한 편견/정체성에 대한 위협을 해소한다면, 이민자에 대한 차별
이 감소할 것 

‣ 차별 감소 효과는 특별히 독일 여성 사이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날 것



EMPIRICAL APPROACH

FEMINIST BACKLASH AGAINST MUSLIM IMMIGRANTS (AJPS, FORTHCOM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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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MINIST BACKLASH AGAINST MUSLIM IMMIGRANTS (AJPS, FORTHCOM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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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MINIST BACKLASH AGAINST MUSLIM IMMIGRANTS (AJPS, FORTHCOMING)



EMPIRICAL APPROACH

FEMINIST BACKLASH AGAINST MUSLIM IMMIGRANTS (AJPS, FORTHCOMING)

실험 조작 변인 1: 실험 1과 동일 

실험 조작 변인 2: 연기자가 갖고 있는 여성의 사회참여에 대한 관점  

‣ 여성의 사회참여에 회의적인 입장:  "Hi! Thanks for calling back! I am really 
angry ... My sister is a terrible mother [Rabenmutter]. She prefers to work 
instead of looking after her children and her husband at home. [Pause] I 
think as a woman she should stay home and look after her family. I've 
never been so angry since we moved to Germany.” 

‣ 여성의 사회참여에 긍정적인 입장: “I’m really happy…” 
‣ 통제군: 여성의 사회참여에 대한 입장 비공개(일상적인 통화내용)



EMPIRICAL APPROACH

FEMINIST BACKLASH AGAINST MUSLIM IMMIGRANTS (AJPS, FORTHCOMING)

실험 현황 

독일 3개 주(Nordrhein-Westfalen, Sachsen, 
Niedersacshen)의 총 25개 시의 주요 기차
역에서 실시 

총 34명의 연기자로 구성된 6개의 팀 동
시 활동(2019년 8월) 

3,797명의 행인을 대상으로 시나리오를 
총 1830회 시행(실험/대조군 9가지)



EMPIRICAL APPROACH

FEMINIST BACKLASH AGAINST MUSLIM IMMIGRANTS (AJPS, FORTHCOMING)

주 종속변수: 각각의 행인이 연기자에게 도움을 주었는지 여부 

1. 총 몇명의 행인이 3미터 반경에 있었는지 
2. 각 행인에 대하여 
‣ 연기자에게 도움을 주었는지 여부 
‣ 성별 
‣ 헤드폰이나 이어폰을 쓰고 있었는지 
‣ 추정 연령대 (30세 미만, 30세 이상 60세 미만, 60세 이상) 
‣ 이민자인지 여부 (추정) 

추가 설문 

1. 행인 중 일부를 임의 추첨하여 설문 시행 
2. 종교, 정치적 성향, socioeconomic status



RESULTS

FEMINIST BACKLASH AGAINST MUSLIM IMMIGRANTS (AJPS, FORTHCOM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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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1: 첫번째 실험의 이주민에 대한 차별 결과 재검증(replication) 성공 



RESULTS

FEMINIST BACKLASH AGAINST MUSLIM IMMIGRANTS (AJPS, FORTHCOMING)
결과 2: 여성의 사회 참여에 대하여 진보적인 입장을 가진 이주민이 보수적인 
입장을 가진 이민자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은 비율로 도움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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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ULTS

FEMINIST BACKLASH AGAINST MUSLIM IMMIGRANTS (AJPS, FORTHCOMING)
메커니즘: 독일 여성들은 진보적인 무슬림 이주민에 대해서는 차별을 하지 않
음(독일 여성 연기자와 비교하였을때)



RESULTS

FEMINIST BACKLASH AGAINST MUSLIM IMMIGRANTS (AJPS, FORTHCOMING)
메커니즘: 독일 여성들은 진보적인 무슬림 이주민에 대해서는 차별을 하지 않
음(독일 여성 연기자와 비교하였을때)



INTUITION

MECHANISMS: CATEGORIZATION EXPERIMENT

‣ 이주민에 대한 탈범주화와 재범주화 과정을 통해서 이주민에 대한 차별
이 해소될 수 있다는 주장 

‣ 탈범주화(de-categorization): 체류 사회의 규범과 아이디어를 존중하는 
이주민을 이주민 집단의 일원보다는, 전형적인 이주민과는 다른 개인으
로 인식하게 되는 과정 

‣ 재범주화(re-categorization): 체류 사회의 규범과 아이디어를 존중하는 이
주민을 공통의 정체성을 가진 체류 사회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과정



TREATMENT

MECHANISMS: CATEGORIZATION EXPERIMENT

‣ 독일 성인 2000명 상대로 설문 실험 실시

Excuse me! You can’t just throw away your 
trash here. There’s a trash over there!



MEASUREMENT

MECHANISMS: CATEGORIZATION EXPERIMENT
‣ 종속 변수 측정법: 탈범주화

비디오에서 등장한 이슬람계 이주민이 독일에 거주하는 전형적인 이슬람계 이주민과 얼마나 
유사한지 질의 (외집단내에서의 비전형성(atypicality) 측정) 



MEASUREMENT

MECHANISMS: CATEGORIZATION EXPERIMENT
‣ 종속 변수 측정법: 재범주화

비디오에서 등장한 이슬람계 이주민이 성숙한 독일 시민과 얼마나 유사한지 질의 (내집단과의 
유사성(similarity) 측정) 



RESULTS

MECHANISMS: CATEGORIZATION EXPERIMENT

‣ 종속 변수: 탈범주화



RESULTS

MECHANISMS: CATEGORIZATION EXPERIMENT

‣ 종속 변수: 재범주화



RESULTS

MECHANISMS: CATEGORIZATION EXPERIMENT
‣ 종속 변수: 질책하는 이주민을 묘사하는 형용사의 토픽



WRAPPING UP

발표를 맺으며…

집단간 갈등의 기저에는 identity threat, 즉 정체성 위협이 있음 

정체성 위협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집단간의 이질성에 대한 인식을 해소하고
공통의 내집단 정체성을 형성하는 것이 효과적 

‣ 특히 정보제공을 통한 외집단에 대한 고정관념과 편견의 해소 

등이 공통의 내집단 정체성 형성을 위한 탈범주화/재범주화 과정에 기여할 
수 있으나  

이러한 접근의 효과성은 각 사안과 집단의 성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WRAPPING UP

발표를 맺으며…

오늘 발표한 연구의 주안점은 집단간 갈등의 해소를 정치행태론적/정치심리
학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microfoundational approach에 해당됨 

‣ 개인 혹은 집단 행태의 초점을 맞춤으로써 정책적 접근에 대한 실마
리를 제공할 수 있음 

하지만, 더 거시적인 관점에서 갈등 해소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설계하고, 그 
제도의 효과성을 담보하기 위한 고민은 또 하나의 중요한 과제로 남아있음 

어떠한 사회적 구조와 제도들이 집단 간 갈등을 부추기거나 완화시키는지에 
대한 연구 또한 미래에 학자들의 포커스가 되어야함 



WRAPPING UP

감사합니다 
dannychoi@pitt.edu

mailto:dannychoi@pitt.edu


APPENDIX

COVARIATE BALANCE: EXP 1



APPENDIX

COVARIATE BALANCE: EXP 1



APPENDIX

LANGUAGE EFFECTS IN EXPERIMENT 1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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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LANGUAGE EFFECTS IN EXPERIMENT 1 & 2: EQUIVALENCE TESTS



APPENDIX

MANIPULATION CHECKS



APPENDIX

IMPORTANCE OF LITTERING IN GERMAN SOCIETY

86% of German respondents said they were slightly or very upset 
by violations of the anti-littering norm



APPENDIX

IMPORTANCE OF LITTERING IN GERMAN SOCIETY

Only 4.7% of German respondents said that they “would not care” 
that someone littered 



APPENDIX

BIASED PERCEPTION OF ANTI-LITTERING NORM VIOLATIONS



APPENDIX

EGALITARIAN GENDER ATTITUDES AMONG REFUGEES IN GERMANY



APPENDIX

TESTING FOR MECHANISMS: IAT (N=1317)



APPENDIX

TESTING FOR MECHANISMS: IAT (N=1317)



APPENDIX

INDIVIDUAL HELP RATES BY BYSTANDER GENDER COMPOSI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