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 국제스포츠전략위원회 사무총장

박주희

여성과 국제스포츠

스포츠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성평등(Gender 

Equality)은 중요한 키워드로 여러 분야에서 이를 위한 

다양한 움직임과 활동들이 전개되고 있다. 양성평등

기본법에 따르면 양성평등(성평등)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

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이

라고 정의하고 있다. 즉, 자신의 능력에 따라 동등한 

기회와 권리를 누리는 것을 의미한다. 

국제스포츠의 중심인 국제올림픽위원회(IOC)에서도 

성평등은 올림픽 무브먼트(Olympic Movement)의 

최우선 과제로 꼽힌다. 그중에서도 두 가지 주요 목표는 

올림픽대회와 스포츠 행정 분야에서도 여성의 참여 

수를 늘리는 것이다.

올림픽 헌장 제2조 8항에는 ‘남녀평등의 원칙을  

구현하기 위해 모든 계층 및 모든 구조에서 여성  

1)	 IOC	올림픽	헌장(2021)

스포츠의 증진을 장려하고 지지한다.’라고 IOC의  

사명과 역할로서 성평등 활동이 명시되어 있다.1) 이는 

올림픽이 남성들만 참여할 수 있는 남성 중심의 전유물

이라는 과거의 인식을 탈피하고,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 

여성들이 스포츠에 참여함으로써 성평등을 이뤄내고자 

한다는 것이다.

 Ⓒ gettyimages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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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림픽과 여성의 참여

과거에만 해도 여성이 올림픽에 나설 자리는 없었다. 

고대 올림픽에서는 여성에게 경기관람 기회조차 없었

으며, 근대올림픽이 실시된 이후에도 1896년 제1회 

아테네올림픽에는 참가하지 못했다. 또한, 근대올림픽의 

창시자인 쿠베르탱 남작은 ‘여성의 역할은 우승자에게 

월계관을 걸어주는 일’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여성 선수가 최초로 참가한 올림픽은 1900년 제2회 

파리올림픽이다. 전체 선수 997명 중 여성 선수가 

22명이었으며, 참가종목(테니스, 골프)에도 제한이 

있었다. 이후 개최된 1904년 세인트루이스올림픽에

서는 여성이 참가할 수 있는 종목은 양궁뿐이었으며 

참가선수는 고작 6명에 불과했다. 1908년 런던올림픽

에서는 36명의 여성 선수가 참가하였으며, 참가종목은  

피겨 스케이팅과 테니스 종목이었다. 런던올림픽 이후  

영국올림픽위원회는 수영과 다이빙, 체조 종목에 여성  

참가가 확대되어야 한다고 건의하였으며, 그 결과 

1912년 스톡홀름 올림픽조직위원회는 2개의 수영  

종목과 1개의 다이빙 종목에 여성 참가를 허용했다. 

2), 3)

1991년 성별에 따른 차별 금지 조항이 올림픽  

헌장에 추가되고, 새롭게 올림픽에 신설되는 종목은  

남녀 부문 모두 존재해야 다는 규정이 생겼지만 여성에  

대한 올림픽의 장벽은 높았고 개방은 느리게 이뤄졌다. 

이처럼 여성의 올림픽 참가는 시작은 미약하였지만, 

여성 선수 증가 비율은 점차 증가하였다.4) 

2)	 IOC	(2021),	Factsheet	-	Women	in	the	Olympic	Movement	

3)	 IOC	(2021),	Factsheet	–	The	Games	of	the	Olympiad

4)	 IOC	(2022),	Gender	equality	&	inclusion	report	2021

5)	 IOC	(2022),	Gender	equality	&	inclusion	report	2021

6)	 IOC	(2014),	Olympic	Agenda	2020

7)	 Beijing	2022	sets	new	records	for	gender	equality,	IOC,	2022.02.14.

특히, 2012년 런던올림픽은 성평등에 있어 역사적인  

올림픽이다. 그동안 여성 선수들을 참가시키지 않았던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브루나이 3개의 중동 국가 

들이 처음으로 여성 선수를 파견하여 올림픽 사상  

최초로 모든 참가국에서 여성 선수가 참가한 올림픽이  

되었다. 또 여자복싱이 올림픽 정식종목으로 승인 

되면서 최초로 모든 종목에 여성이 출전한 올림픽이 

되었다.5) 이후 IOC의 변화와 지속적인 노력은 2014년 

12월에 채택한 ‘올림픽 아젠다 2020’에서 확인할 수  

있다. ‘IOC는 올림픽대회의 여성 참여율 50% 달성을 

위해 국제경기연맹들과 협력하고 더 많은 여성의 올림픽

대회 참여기회를 창출함으로써 여성의 스포츠 참여를 

촉진한다.’라고 명시하였다.6) 

IOC는 최근 25년간 국가올림픽위원회와 국제경기

연맹의 여성 참여를 독려해 왔으며 이는 1928 암스

테르담 9.6%, 1976 몬트리올 20.7%, 1996 애틀랜타 

34.0%, 2012 런던 44.2%, 그리고 2020 도쿄올림픽

에는 48.7%와 같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여성 선수들의  

올림픽 참가비율로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지난  

2월에 막을 내린 베이징 동계올림픽은 약 45%의 여성 

선수가 참가하면서 ‘지금까지 가장 성별 균형이 잡힌 

동계 올림픽’이라고 IOC가 밝힌 바 있다7). 

국제스포츠의 여성 리더십

올림픽에서 여성 선수의 비중이 절반에 가까워지고 

있는 현시점에서 더욱 눈여겨볼 점은 국제스포츠 무대 

에서 중요한 의사 결정에 대한 여성의 참여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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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국제스포츠계의 여성 리더십이다.

올림픽에서 여성 참여 역사가 100년을 넘었지만 

1981년이 되어서야 두 명의 여성 IOC 위원(Flor 

Isava Fonseca, 베네수엘라; Pirjo Häggman, 핀란드)

이 최초로 선출되었다. 이후 1990년 Flor Isava 

Fonseca(베네수엘라)가 처음으로 IOC 집행위원으로 

선출되었으며, 1997년에는 Anita De Frantz가 최초의 

여성 IOC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었다.8)

스포츠계에서 여성리더의 중요성과 필요성이 지속적

으로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2016년 IOC는 집행위원회 

8)	 IOC	(2021),	Factsheet	-	Women	in	the	Olympic	Movement	

9)	 IOC	(2021),	Factsheet	-	Women	in	the	Olympic	Movement	

10)	 IOC	(2022),	Gender	equality	&	inclusion	report	2021

회의에서 2020년까지 올림픽 무브먼트에 참여하는 

단체, 즉 국가올림픽위원회 및 국제경기연맹에게도 

2020년까지 주요의사 결정직의 여성 비율을 30%까지 

늘리도록 목표를 정하고 이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강구하도록 촉구하였다. 그 결과, IOC 공식자료에 의하면  

여성 IOC 위원 비율은 38%, 여성 IOC 집행위원 

비율은 33% IOC 분과위원회 여성위원장 비율은 

37%9), IOC 사무국의 여성직원 비율은 62%10)라고 

발표한바 있다. 

이와 같이 IOC는 지속적인 국제여성스포츠 발전을 

<그림	1>	하계올림픽대회	여성	참가	현황	

 Ⓒ IOC	2021,	Factsheet	-	Women	in	the	Olympic	Movement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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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교육’을 강조하며 각국 국가올림픽위원회 및 국제

경기연맹에서 보다 많은 여성이 의사결정권을 가지

도록 하기 위하여 IOC가 제공하는 멘토링, 네트워킹을 

포함한 다양한 교육을 강조하고 있다.

국제스포츠계의 노력

이러한 노력의 핵심에는 IOC 여성스포츠위원회

(IOC Women in Sport Commission)가 있다. IOC 

여성스포츠위원회는 Lydia Nsekera(브룬디)을 필두로 

HRH Prince Feisal Al Hussein(요르단) 부위원장을  

포함한 남녀 위원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올림픽과  

스포츠에서 여성 참여 장려와 여성이 의사 결정 직위에 

참여할 수 있도록 권한 부여 및 성평등 인식 제고 등에 

11)	 UN	Women	name	IOC	President	as	"HeForShe",	IOC,	2015.04.20.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기 위해 IOC 위원장과 IOC 집행

위원회에 조언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IOC 여성스포츠위원회는 1995년 설치된 이래 국제 

스포츠에서 성평등을 구현하기 위한 각종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그 결과 올림픽에 여성 선수의 지속적 참가 

증가는 물론 국제스포츠에서 성평등에 관한 인식을 

크게 개선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그 결과로, 2015년

에는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이 UN에서 선정하는 

He for She 대사(He for She Ambassador)로 임명

되었다.11) 

올림픽 아젠다 2020은 여성 선수에 대한 교육 지원은 

물론 UN 및 UN 산하단체, 기타 유관 단체와의 전략적 

협력을 통하여 최근 올림픽에서 여성 참가 증가에 직접적 

 Ⓒ IOC	2021,	Factsheet	-	Women	in	the	Olympic	Movement

<그림	2>	동계올림픽대회	여성	참가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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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미쳤다. 2010년부터 실시되고 있는 IOC 여성

스포츠상(Women and Sport Award)12)은 국제여성

스포츠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치하하고 향후 협력을  

위하여 이들과의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있다. 국제 

여성스포츠 발전을 위한 ‘파트너십’으로는 UN여성 

기구(UN Women)와의 협력을 대표적으로 들 수  

있다13).

또한, 가장 최근의 주목할 만한 것은 ’IOC Gender 

Equality Review Project‘를 들 수 있다. 이 프로젝트는  

IOC 여성분과위원회와 선수분과위원회의 공동 기획 

으로 이루어져 2017년 3월 정식 출범하였으며, IOC 

위원과 각 대륙의 국가올림픽위원회, 국제경기연맹의 

12)	 IOC	Women	and	Sport	Awards,	https://olympics.com/ioc/gender-equality/advocacy-and-support/ioc-women-and-sport-awards

13)	 IOC	Partnership,	https://olympics.com/ioc/gender-equality/advocacy-and-support/partnerships

14)	 IOC	(2018),	IOC	Gender	Equality	Report

15)	 IOC	(2018),	IOC	Gender	Equality	Report

대표들로 구성된 11명의 워킹그룹이 주도로 2018년 

5가지 영역에 25개 권고사항을 제시하였다. IOC는 

이를 통해 올림픽은 남성만이 참여할 수 있는 과거를 

탈피하여 변화하는 시대에 맞게 여성의 스포츠 참여를  

독려하고 스포츠를 통한 성평등을 이뤄내기 위한  

새로운 길을 제시하였다.14) 

이후 IOC는 새로운 개혁안 ‘올림픽 아젠다 2020+5’를 

2021년 3월 만장일치로 승인하면서 IOC의 디지털화,  

e스포츠 수용, 선수들의 권리 및 책임 강화, 깨끗한  

스포츠 활성화, 올림픽의 지속성 및 고유성 강화 등 

15개 권고안을 제시하였다. 이 15개의 권고안에는 

성평등에 관련한 권고사항을 포함시켜 올림픽 운동  

1. 스포츠 영역(Sport)

권고	1.	올림픽대회	참가

권고	2.	대회	구성	방식	및	기술	규칙

권고	3.	유니폼

권고	4.	장비	/	기구

권고	5.	기술	임원진

권고	6.	코치

권고	7.	베뉴	및	시설

권고	8.	대회일정

권고	9.	의무(Medical)

권고	10.		스포츠	내	(성)폭력	및	학대로부터	선수	보호 

(Safeguarding	Athletes)

권고	11.	경력전환

2. 묘사 영역(Portrayal)

권고	12.	양성의	균형	잡힌	미디어	노출

권고	13.	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

권고	14.	협력	및	파트너십

3. 펀딩 영역(Funding)

권고	15.	펀딩	요청

권고	16.	NOC	및	IF	자주성

권고	17.	임금	평등

4. 거버넌스 영역(Governance)

권고	18.	거버넌스	리더십	개발

권고	19.	IOC	위원	선거	과정	

권고	20.	NOC	및	IF	선거	과정	

권고	21.	역할과	책임

권고	24.	양성평등	리더십	

5.  인적, 모니터링, 소통 영역 

(HR, Monitoring, Communication)

권고	22.	포용적	조직문화	및	리더십의	다양성

권고	23.	모니터링	및	검토	체계화

권고	25.	소통	계획

 Ⓒ IOC	2018,	IOC	Gender	Equality	Report15)

<표>	IOC	성평등	권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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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반에 걸친 다양성과 평등 및 포용성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였다.16)  이러한 노력과 관련하여  

IOC는 그동안의 성과에 대한 보고서 ‘Gender Equality 

& Inclusion Report 2021’을 발행했다. 특히 이 보고서는 

2018년에 발표된 ‘IOC Gender Equality Review 

Project’의 이행을 검토하고, 올림픽 아젠다 2020+5에  

맞춰 IOC의 3가지 책임 영역과 5가지 중점 영역에  

걸친 2021~2024년의 새로운 21개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17)

16)	 IOC	(2021),	Olympic	Agenda	2020+5	

17)	 IOC	(2022),	Gender	equality	&	inclusion	report	2021

아시아 스포츠계의 변화

최근 아시아에서도 여성 스포츠가 급변하고 있다. 

특히, 사우디아라비아의 경우 중동지역 중에서도  

이슬람 율법을 가장 보수적으로 사회 전 영역에 걸쳐 

적용하고 있는 국가이다. 여성의 옷차림은 물론 모

든 행동에 제약을 받으며, 공공장소나 공공 행사에서  

남녀가 섞여 있는 것조차 금지사항이었다. 또한, 사우디 

아라비아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여성의 운전을  

금지한 국가였고, 외국인 역시 히잡을 착용하지 않으면 

안 되는 나라였다.

그러나 최근 사우디아라비아는 많은 변화를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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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장에 있는 선수와 스포츠 조직 관계자를 위한 접근 및 기회

의사 결정 권한 및/또는 영향력이 있는 직위

존중하고 평등하며 모든 형태의 괴롭힘과 

학대가 없는 스포츠 환경

기금, 시설 및 비재정적 지원의 분배

커뮤니케이션 및 미디어에서 개인이나 그룹을 묘사할 때 

언어(단어 및 표현), 사용된 이미지 및 음성, 

적용 범위의 질과 양, 주어진 중요성

리더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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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The	Gender	Equality	and	Inclusion	Strategic	Framework	for	2021-2024

 Ⓒ IOC	2022,	Gender	equality	&	inclusion	report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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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다. 30대의 Mohammed bin Salman 왕세 

자는 2030년까지 사우디아라비아의 사회 및 경제  

전방위 개혁을 선언한 국가 개조 프로젝트 ‘비전 2030’을  

이끌고 있으며, 여기엔 탈(脫)석유 시대를 대비해 여성의 

사회활동과 교육 기회를 늘리는 내용이 핵심 과제로 

포함돼 있다. 2015년에는 여성이 법조·교육계에서 일

할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되었고, 최초로 여성 참정권이 

인정되면서 최초의 선출직 여성 공직자도 탄생했다. 

2017년에는 여성 운전이 가능해졌으며, 여성의 사회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도 이어졌다. 같은 해 여성의 

스포츠 경기장 출입 허용 또한 가능해졌다. 즉 여성의 

사회활동 참여, 특히 스포츠 활동 참여는 국가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것이다. 

특히, 스포츠를 통한 여성들의 사회참여와 국제 

무대의 진출 역시 두드러진다. 2020년 IOC 총회에

서는 사우디아라비아 공주가 개인 자격으로 IOC 위원에 

선임되었고, 사우디아라비아올림픽위원회 선수위원장  

역시 제1회 청소년 올림픽에 참여했던 여성 승마 

선수가 선임되었다.18) 뿐만 아니라 남녀 청소년들의 

스포츠 참여기회를 확대하였다. 

이 같은 변화는 현지에서 더욱이 느낄 수 있었다. 

2020년 12월,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가 주관한 

2030 아시안게임 유치도시 평가를 위해 평가위원 자격

으로 아시아 스포츠 여성을 대표하여 사우디아라비아의 

리야드와 카타르 도하에 방문했다. 평가위원으로서의 

미션 중에 하나는 여성의 사회참여와 스포츠 참여 등이 

제대로 이루어고 있는지 여부와 함께 성평등을 위한 

준비사항을 확인하는 것이었다. 

18)	 	Riyadh	2030	puts	Saudi	Arabia's	first	female	Olympic	medalist	in	charge	of	Athletes'	Commission,	inside	the	games,	2020.	10.	13.,	https://www.

insidethegames.biz/articles/1099533/asian-games-saudi-arabia-athletes

19)	 	Brackenridge,	C.	(1995).	Think	global,	act	global:	The	future	of	international	women’s	sports	organizations.	International	Council	for	Health,	Physical	

Education,	Recreation,	Sport	and	Dance	Journal,	31(4),	7–11.

여성과 관련한 이슈에 가장 취약한 국가들로 알려진  

중동지역이었지만 변화를 위한 노력의 흔적들이  

보였다. 여성 스포츠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이와 관련한 교육을 진행하고 있었으며, 

청소년 시절부터 남녀노소 구분 없이 스포츠를 통해 

하나 되어 평등한 사회를 이루려고 노력하는 모습으로 

변화하는 아시아 스포츠를 절실히 느낄 수 있다. 물론 

아직도 중동지역에 인권 문제를 비롯한 다양한 이슈

들이 남아있지만, 성평등 분야에서 가장 취약한 지역, 

국가로 구분 되어지는 그들 역시 사회변화의 필요성을 

느끼고 스포츠를 포함한 모든 분야에서 변화를 준비

하고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 스포츠계가 나아가야 할 방향

여성스포츠의 발전 단계를 두고 Brackenridge 

(1995)는 여성이 스포츠에서 배제(exclusion)되었던 

시기에서 벗어나 동참(inclusion)하고 공평한 지위를 

부여받으며(equality) 나아가 남녀 성별을 넘어 함께 

진정한 스포츠의 발전을 이루는 것(transformation)

으로 정의하였다.19)

이러한 정의를 바탕으로 현재 IOC가 추진하는  

올림픽 무브먼트를 중심으로 살펴 본 국제여성스포츠의  

현황은 공평한 지위를 부여받고자 하는 노력이 상당히  

진전되어 그 성과를 보고 있는 국면으로 판단할 수 

있다. 올림픽에 여성 참여 비율 50%를 달성하고, 

IOC 위원 등 주요 의사결정권자로서 여성의 활약 증대 

등 스포츠에서 성평등 구현을 위한 여성스포츠 발전

의 각종 노력을 눈여겨 보아야 한다. 이러한 노력은  

10

국내외 스포츠계 성평등 실현을 위한 이슈
포커스  

On 



국제적 수준 즉, IOC 차원에서는 큰 성과를 거두고 

있지만 아직 국가 수준(국가올림픽위원회)이나 종목 

수준(국제경기연맹)에서는 아직 그 목표에 크게 도달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의 경우 올림픽에서 참여율과 메달 획득

으로 대변되는 여성스포츠 경기력의 성과에 비하여 

여성의 의사결정권은 아직도 부족하다. IOC가 국가 

올림픽위원회에 요구되는 의사 결정직에서 여성  

비율인 30%를 넘어 스포츠의 다양한 분야에서 성평

등이 실현되는 대한민국 스포츠가 될 수 있도록 여성

스포츠 발전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심도있게  

전개하리라는 기대와 함께 우리부터 정책적이고 조직 

적인 노력을 기울여 국제스포츠에서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게 될 날을 기대해 본다.

 Ⓒ gettyimages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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