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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이 보고서는 랜드연구소와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진의 공동 연구결과로 대한

민국의 핵보장 강화 방안으로서 미국의 핵우산에 초점을 맞춘다. 이 보고서

는 2021년에 발행된 북핵 위협에 관한 보고서(Bennett et al., 2021)와 북

한 화생무기, 전자기펄스, 사이버 위협에 관한 보고서(Bennett et al., 

2022)의 후속 보고서이다. 북한의 핵무기 위협이 증가함에 따라 한국의 독

자적인 핵전력 구축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커지고 있다. 그러나 독자 핵전

력 구축은 한국과 미국에 상당한 재앙이 될 수 있다. 이 보고서는 한국 핵보

장을 책임지고 있는 미국 핵우산에 대한 신뢰를 강화하여 결과적으로 한국

이 자체 핵무기 보유를 추구하지 않는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바라며 한미 양

국이 취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한다.

이번 연구 프로젝트는 표지에 나와 있는 저자들이 기울인 공동 노력의 

결과이다. 보고서 제2장부터 제6장까지의 각 장은 랜드연구소 분석가 1인

과 아산정책연구원 분석가 1인이 함께 초안을 작성하였다.

RAND 국가안보연구부

이 연구는 아산정책연구원이 지원하고 RAND 국가안보연구부(National 

Security Research Division, NSRD)의 국제안보-국방정책센터(Inter-

national Security and Defense Policy Center)의 주도로 진행되었다. 

RAND 국가안보연구부는 미국 국방부장관실(Office of the Secretary of 

Defense), 미국 정보공동체(U.S. Intelligence Community), 미국 국무부

(U.S. State Department), 동맹 관계의 해외 정부, 각종 재단을 위해 연

구 및 분석을 수행한다.

RAND 국가안보연구 연구프로그램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www.

rand.org/nsrd/isdp를 참고하거나 담당자에게 문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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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요약문

2021년에 랜드연구소와 아산정책연구원은 「북핵 위협, 어떻게 대응할 것인

가」라는 제목의 보고서(Bennett et al., 2021)를 발간했다. 주요 대응책 중 

하나는 미국 ‘핵우산’을 활용한 한국의 핵보장으로 미국이 북핵 위협을 처리

할 수 있다는 확신을 통해 한국의 독자적 핵무기 개발의 필요성을 완화하는 

것이다. 하지만 북핵 위협이 계속 증가함에 따라 2022년 아산정책연구원에

서 실시된 「한국인의 한미관계 인식」 여론 조사에서 한국 국민 다수가 미국

의 ‘핵우산’ 보장을 신뢰하지 못하고, 독자적 핵무기 개발을 선호하는 것으

로 드러났다. 이 보고서에서는 한국의 핵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한미가 취할 

수 있는 방안을 기술하고 평가한다.

쟁점

북한의 핵무기 위협은 지난 10여 년에 걸쳐 크게 증대되었고, 북한은 앞으

로도 이 과정을 가속화하려는 것이 분명해 보인다. 북한은 또한 한미 양국

을 겨냥해 핵공격 위협을 가하는 극도의 적대적 군사행동을 채택했다. 중국 

역시 대대적으로 자국의 핵무기 역량을 크게 확대하고 있어 더는 한국 대다

수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다(“Koreans Distrust Chinese 

More Than Russians, Japanese,” 2022). 

이러한 위협에 대응하고자 미국은 한국에 확장억제를 제공하고 있으

며, 미국 핵비확산체제의 근간이 되는 핵확산금지조약(Nonproliferation 

Treaty, NPT)이 위태로워지는 상황을 막고자 한국의 독자적인 핵개발의 

필요성이 대두하지 않도록 한국을 포함하는 ‘핵우산’을 약속하고 있다. 미국 

핵우산 정책은 모호성이 북한 공격을 억제하는 데 가장 효과적이란 믿음에

서 비롯된 고강도의 전략적 모호성에 바탕을 둔 정책이다. 

70여 년 동안 한국은 미국의 핵우산에 대한 강한 확신이 있었지만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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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한미 양국에 대한 북한의 핵무기 위협이 심각하고 미국이 한국을 포기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한국의 많은 사람들이 미국의 기존 공약에 

대해 의구심을 표하며 보다 구체적인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 사실상 미국의 

핵우산은 제대로 된 정의조차 정립되지 않은 상태이다.

간략히 말하자면 한국에 대한 미국의 현상유지 노선은 어느 순간 한국

의 독자적 핵무기 개발로 귀결될 수 있으며, 이는 미국이 가장 원하지 않는 

결과이다. 이러한 결과를 피하려면 미국은 한국에 대한 핵보장 정책을 변

경하거나, 그것이 아니라면 다른 동맹 및 파트너 국가에 대한 핵보장 제공 

및 미국이 가장 우선시하는 중국과 러시아의 위협에 대처하는 등 둘 중 하

나를 선택해야 할 수도 있다. 이러한 내용은 이 보고서에서 다루지 않는다. 

따라서 이번 보고서에서는 미국 핵우산의 전략적 명확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의 정책과 조치를 조정할 때 한미 양국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설명하는 기술적 접근방식을 취한다. 이를 통해 한미 양국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는 북핵 위협이 한국의 독자적 핵무기 개발 없이도 

관리될 수 있다는 확신을 한국에 주어야 한다. 이 보고서에서는 전략과 정

책, 무력 사용, 핵전력 태세 측면에서 현재와 향후 수십 년간 활용할 수 있는 

여러 방안을 파악하여 제시한다. 이 방안들 중 일부는 바이든 미국 대통령

과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2023년 4월에 발표한 워싱턴 선언에 포함되었다.

접근법

이 보고서는 랜드연구소와 아산정책연구원의 공동연구 결과로, 북한과 중국

의 핵무기 위협의 본질과 양국이 이러한 위협을 사용하는 방식을 살펴보는 

것으로 시작한다. 이 보고서는 핵무기의 양과 질을 기술한 공개된 자료와 북

한과 중국의 성명서 및 랜드연구소와 아산정책연구원의 기존 연구를 바탕으

로 작성되었다. 

본 보고서는 한국의 핵보장 강화를 위한 여러 방안을 한미 국가안보전

문가의 성명서와 현대화 계획에 대한 지식, 핵무력과 전략, 사용에 대한 지

식을 활용하여 발전시켰다. 여기서는 공개된 정보만 활용해 개발한 여러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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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들에 대한 실현 가능성과 적합성을 분석한다.

저자들은 해당 방안이 장점보다 단점이 훨씬 큰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 

방안들에 대해 규범적으로 제시하기보다 상대적인 장단점을 설명하고 분석

하는 데 초점을 둔다.

주요 연구 결과

한미 양국에 대한 북한과 중국의 핵무기 위협에 대한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   북한은 이미 한국에 실존적 위협이 될 수 있는 핵전력을 갖추었으

며, 미국에도 심각한 위협을 가하기 직전이다.1 북한은 자국의 핵무

기로 미국을 위협해 한미동맹을 해체하고 남침을 하지 않고도 한국

을 장악하게 되기를 바란다.2 

•   중국 역시 한국과 미국에 매우 심각한 핵무기 위협을 가하고 있으

며, 한미 양국에 영향을 미칠 하나의 도구로 자국의 핵무기를 사용

할 가능성이 높다.

•   한국 안보에 대한 미국 공약의 모호성으로 인해 미국 핵우산 정책에 

대한 한국의 신뢰가 흔들렸고 그 결과 한국의 독자적 핵무기 개발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1. 본문에서설명한바와같이,북한은미국이핵무기를사용하여북한의대남핵공격에

보복할경우,미국에대한핵공격을통해미국의핵우산을약화시키려는의도를갖고있는

것으로보인다.

2. 2023년한국의한여론조사에따르면상당수가핵무기보유를포함하면,북한이한국보다

군사적으로우월하다고응답했다(Leeetal.,2023,56~58쪽).2023년미국국가정보평가

(2023 U.S. National Intelligence Estimate)에따르면북한이이러한우위를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이익을얻기위한” 강압에사용할가능성이높다고주장한다(National

IntelligenceCouncil,2023).따라서북한이한국을점령하고강하게통제하는형태보다는

북한이원하는것을강요하는형태로우위를이용할것으로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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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상황에서 현재 미국 핵우산의 전략적 모호성은 핵억제나 한국

의 핵보장에 더는 적절하지 않게 되었다.

•   바이든 대통령은 2023년 4월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전략적 명확성

이 강화된 워싱턴 선언을 발표함으로써 윤석열 대통령을 통해 일부 

제기된 한국의 우려에 응답했다. 하지만 워싱턴 선언은 한국의 핵보

장 수준을 실질적으로 높이는 데 필요한 구체적인 이행 방안이 여전

히 부족하며, 핵보장의 핵심인 핵협의그룹(Nuclear Consultative 

Group, NCG) 창설과 관련해서는 더욱 그러하다.

•   미국은 1960년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나토)에 대해 취했던 

노력과 유사한 수준의 전략적 명확성을 추구할 수 있다(McNamara, 

1962).

•   한국에 대한 북한의 핵무기 위협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미국은 균형을 맞추기 위해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향후 

한국 정부가 자체 핵무기를 생산하겠다는 결정을 내리게 되는 상황

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   한국이 핵무기를 생산하게 되면 한국에 대한 국제 제재로 인해 결국 

한국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주며, 정치적 격론이 뜨거워지고 한국

과 동북아시아 지역에 불안을 야기하면서, 전 세계의 핵무기 확산

이 가속화될 것이다. 이는 한미 양국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제언

이 보고서의 주요 역할은 한국에 대한 핵보장 강화를 위해 고려할 만한 방안

을 제시하는 것이다. 한미 양국이 실행하는 데 있어 가장 실행 가능한 방안

부터 실행에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기대효과가 가장 큰 방안까지 고려해볼 

수 있다.

1.  전략자문단의 지원을 받는 역동적이고 유능한 핵협의그룹(NCG) 

운영을 통해 한국에 미국의 핵우산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전략적 명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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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부여한다.3

2.  한미 국가안보 인력을 대상으로 북핵 위협의 잠재적 결과와 대응 

방안에 대해 교육을 시행한다.

3.  북핵 위협과 대응 조치에 대한 한국 대중의 인식을 제고한다. 이 방

안은 한국의 핵무기 개발이 야기하는 심각한 위험과 잠재적 단점을 

더 잘 설명할 수 있다.

4.  한미연합사령부(Combined Forces Command, 한미연합사)의 

전쟁계획 수립 초점을 재래식/핵전력 통합의 유동적 계획 수립으

로 전환한다. 한미연합사는 전략 수립을 지원하는 정례 도상훈련

(TTX)를 활용하여 북핵 위협에 대한 방어 및 공격 대응을 강화하

고, 결과적으로 핵사용 억제와 한국의 핵보장을 강화한다.

5.  정례 도상훈련을 적극 활용하여 한미핵무기운용지침을 수립하고 

한미국가통수기구의 승인을 얻는다.

6.  다양한 범위의 정보와 경제적, 군사적 강압 조치를 사용하여 북한

의 핵무기 및 핵심 핵물질의 생산 동결을 유도한다.  

7.  한국 안보를 지원하기 위해 미국의 핵무기 일부를 투입한다. 한미 

양국은 네 단계 순차적 절차4를 이용하여 북한 핵무기 위협에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추고 북한의 핵무기 생산 동결을 모색할 수 있다. 이 

방안은 핵안전을 재차 보장하면서, 한국에 미국의 핵무기를 배치

함으로써 수반될 수 있는 국내적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되

었다.5 이 단계에는 다음 네 가지 조치를 포함한다.

a.  한국 내 미국 전술 핵무기 저장시설을 현대화하거나 새로 짓는다.

b.  태평양에서 작전 중인 미국 탄도미사일잠수함에 탑재된 핵무기

3. 윤석열대통령은한국에대한핵보장강화를위해전략적명확성이필요하다는입장을

확고히밝혀왔다.2023년초윤석열대통령은“핵무기는미국것이지만정보공유∙계획∙

훈련을한미가공동으로해야한다”라고주장했다(Lee,2023a).

4. 이네단계방안또는절차에는미국이영국과프랑스이외나토회원국에까지핵이

확산되는것을막기위해적용했던여러원칙의일부를차용했지만창의적아이디어도

추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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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북한을 겨냥하는 용도로 투입한다.

c.  미국이 해체하기로 계획한 약 100개의 미국 전술 핵무기를 한

국의 재정으로 현대화한다. 이 무기는 미국에 보관하되 한국 지

원에 사용하기로 공약하고 신속하게 한국에 배치할 수 있다.

d.  제한된 수의 미국 전술 핵무기를 한국에 배치하고 준비된 핵무

기 저장시설에 보관한다.

저자들은 상기 방안들 중 일곱 번째 안이 가장 실행이 어렵지만, 한국

의 핵보장에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될 것으로 분석한다. 다만, 한미 양국 

정부의 요구사항에 따라 다소 수정될 수는 있으나, 거의 대동소이하게 시

행되어야 실효성이 있을 것으로 본다. 이 방안은 향후 몇 년 내 한국 안보

를 목적으로 최대 180여 개의 미국 핵무기를 투입하겠다는 공약이며, 상징

적 및 군사작전 목적으로 B61 핵폭탄 8~12개를 한국에 배치할 수 있을 것

으로 보인다. 

이러한 단계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한미 양국의 위협이 (안타깝지만 예

상대로) 북한의 핵무기 생산 동결이란 결과로 이어지지 못한다면, 향후 미

국의 핵전력 사용에 대한 추가 공약이 나와야 표면적으로 북한의 핵무기와 

동등한 수준을 유지할 수 있고 한국의 독자적 핵무기 개발이 필요해 보이는 

상황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5. 예를들어,이러한단계적접근법은미국이전술핵무기를한국에즉각배치한다기보다는,

특히중국과한국의진보세력에게북한핵무기증강에대응하기위한논리적이유와한미

양국이보여주는인내와절제를보여주기위한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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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1. 서론1

지난 10여 년 기간 동안 북한과 중국의 핵무기 위협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한국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북한은 또한 핵무기를 사용하겠다고 위협

하는 동시에(예를 들어 Kim & Smith, 2022 참조), 핵무기와 핵무기 투발

에 사용할 수 있는 미사일을 시험함으로써 한국을 향해 적극적인 도발 행위

를 이어가고 있다(Jewell, 2002). 미국은 확장억제와 특히 한국에 대한 적

대적 핵무기 사용을 저지하는 ‘핵우산’을 포함한 굳건한 한미동맹을 유지해

옴으로써 북핵 위협 속에서 한국을 안심시켜왔다. 그러나 한국의 핵보장, 즉 

미국이 한국의 안보를 효과적으로 지원할 것이라는 신뢰가 하락하고 있고, 

그 결과 한국의 자체 핵무기 보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Choi & Kim, 

2023). 미국은 전 세계 핵확산방지를 위해 자국이 기울인 노력의 이정표인 

핵확산금지조약(NPT)2이 훼손되는 상황으로 치닫지 않기를 바란다.

이 보고서에서 저자들은 한국의 핵보장 강화를 위해 한미가 활용할 수 

있는 몇 가지 방안을 자세히 다룬다. 제1장은 미국의 확장억제와 핵우산에 

대한 설명을 시작으로, 핵억제와 핵보장의 차이점과 북한이 핵무기를 발사

할 가능성이 없음에도 한국의 많은 사람이 걱정하는 이유를 설명한다. 핵

보장에 대한 한국의 우려에 영향을 미치는 쟁점도 자세히 다룬다. 그런 다

음 한미 핵정책, 전략, 계획, 전력 태세의 잠재적 변화 등을 포함하여 한

국의 핵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기술적인(규범적이지 않은) 방안을 다룰 것

이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 미국은 다른 동맹 및 파트너 국가 관계에서, 그

리고 러시아와 중국의 위협에 대한 확실한 대처와 관련해 냉혹한 선택의 기

로에 서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는 이 보고서의 범위를 벗어나는 

내용으로 여기서는 다루지 않는다. 북한의 핵전력은 더욱 위협적으로 전개

1. 본장은브루스W.베넷과최강이공동으로작성했다.

2. TreatyontheNon-ProliferationofNuclearWeapons,January7,1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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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것이고 이러한 위협에 대응하고 한국의 핵보장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지

금까지와는 다른 한미 양국의 조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보고서의 결론에서

는 미래를 전망한다.

한국을 위한 미국의 ‘핵우산’

미국은 “미국의 중대 이익에 반하는 적대적 행동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적국의 의사결정 계산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기 위해” 억제력을 사용한다.3 

직접 억제는 미국 본토를 방어하는 것을 말한다. 미국 공군의 르메이 센터

(Curtis E. LeMay Center, 2020)는 확장억제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동맹 및 파트너 국가에 대한 방어를 위해 다양한 잠재적 핵/비핵 시나

리오를 통한 억제 및 필요한 경우 대응을 하겠다는 공약이다. 이 공약

은 흔히 ‘핵우산’ 제공으로 표현된다. 확장억제는 또한 동맹국과 파트너 

국가의 독자적 핵무기의 개발, 획득, 배치의 필요를 배제함으로써 비확

산 도구의 역할을 한다.

사실상 미국은 동맹국들에게 “우리를 믿어라. 핵무기 공격 위협을 당하

면 우리가 그 위협을 처리하겠다”라고 전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은 한국과의 신뢰 구축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1953년 미국

과 한국의 상호방위조약이 시작되었다(한미상호방위조약, 1953). 상호방위

조약 지원의 일환으로 미국은 한국에 상당수의 미군 병력을 주둔시키고, 주

한 미군이 한국에 대한 방어와 더불어, 북한의 주요 공격 시 미국의 무력 증

강에 대한 지원을 담당하도록 준비태세를 갖추게 했다. 2022년 한국에 주

둔한 미군 병력은 약 3만 명으로 독일과 일본을 제외한 다른 어떤 국가보

다 많았다(미국 국방 인력 데이터센터, 2022).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미국 

시민도 10만 명이 훨씬 넘는다.4 미국은 2009년 한미동맹 공동비전(2009 

3. 미국방부,2006,p.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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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ROK Joint Vision for the Alliance)5과 2022년 한미 국방장관 간

에 열리는 한미안보협의회의(Security Consultative Meeting, SCM)6 등

을 통해 한국에 대한 ‘핵우산’ 공약을 주기적으로 재확인하고 있다. 실제로 

필립 골드버그(Philip Goldberg) 주한 미국대사는 확장억제에 대한 미국의 

공약은 확고하고 이에 의구심을 가져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면서, 한국의 독

자적인 핵개발이나 미국의 전술 핵무기 재배치는 합리적인 선택이 아니라

는 점을 시사했다.7 

1953년 이후 한미 양국은 북한의 2차 남침 시도나 핵무기 사용을 효과

적으로 억제해왔다는 점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양국은 이러한 위협을 막

기 위해 맞춤형 억제 전략을 운영해왔다. 예를 들어, 2018년과 2022년 『핵

태세검토보고서(Nuclear Posture Reviews)』에서 미국은 “미국 또는 미국

의 동맹국 및 파트너 국가에 대한 북한의 어떠한 핵공격도 용납될 수 없으

며, 이러한 공격은 북한 정권의 종말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8 

북한 지도자 김정은이 정권의 존속을 무엇보다 우선시하는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이는 강력한 억제력을 발휘하는 선언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우려는 최근 몇 년간 한국의 핵무기 개발

에 관한 거의 모든 여론 조사에서 한국 시민 상당수가 한국의 독자적인 핵

무기 개발을 지지한다는 사실이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 실시된 여러 여론

4. 이세가지신뢰기반은클린트워크(Work,2022)를참조한다.한국내거주미국시민수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자료(2022,p.472)를원용함.

5. “우리는양국의안보이익을지지하는동맹국의역량에의해뒷받침되는견고한방위

태세를 유지할 것이다. 미국의 핵우산 등 확장억제의 공약을 재차 강조하여 이러한

핵보장을강화한다.”「한미동맹공동비전(JointvisionfortheallianceoftheUnitedStates

ofAmericaandtheRepublicofKorea)」,TheWhiteHouse,2009참조.

6. 한미안보협의회의(SCM), “……향후핵무기를포함한모든영역의군사력을이용하여

한국에확장억제를제공하겠다는미국의강한의지를재확인하는기회가되었다.”이종섭,

「제54차SCM,한미동맹과확장억제실행력강화[국방부장관기고문]」,2022.

7. 김환용(Kim,2022a).필립골드버그주한미국대사는“……우리의이공약은확고하다.이에

대해어느누구도의구심을가져서는안된다”라고말했다.

8. 미국방부(2018,202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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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에서 이러한 양상이 나타나며, 한국의 독자적인 핵전력 강화를 지지하

는 비율이 최근 몇 년 동안 점점 증가하고 있다(Kim, Kang, Ham, 2022). 

수년간 진행되었던 다른 여론 조사에서는 한국의 독자적 핵전력 구축에 대

한 선호가 강하게 나타나지만, 최근 2년간은 이러한 대중적 선호가 줄어들

었다(Lee et al., 2023). 이러한 여론 조사에서 보이는 특정 양상과 무관하

게, 최근 수년간 한국의 핵무기 개발에 관심을 가지는 한국 정책입안자의 수

가 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Lankov, 2023).

한국의 안보를 보장한다는 미국의 공약에 대한 한국의 신뢰 수준 역시 

우려 사항이다. 최근 한국에서 실시된 또 다른 여론 조사에서 응답자의 58%

는 확장억제의 핵심인 북한이 한국을 공격하면 미국의 군사적 대응이 있을 

것이란 점에 대해 더는 확신할 수 없고, 심지어 재래식 전쟁에서조차 그러

하다고 답했다.9 하지만 또 다른 여론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51%가 미국은 

북한이 미국 본토를 핵무기로 겨냥한다고 하더라도 핵 억제력을 행사할 것

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최종현학술원, 2023). 한국에서의 다른 여론 조사

(Lee et al., 2023, p. 43)에서는 응답자의 52%가 “한국은 미국 핵우산 정

책에 따라 보호받기 때문에 한국의 독자적 핵무기 개발은 필요하지 않다”라

고 말했다. 실제 비중이 어떠하든 미국의 확장억제를 신뢰하는 사람도 많지

만, 한국 국민의 상당수가 이에 대한 확신이 없다는 점이 한국의 핵보장 강

화 조치를 강구해야 하는 현실적 근거가 된다. 

이러한 도전과제를 인식한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윤석열 한국 대통령

은 2023년 4월 한국의 핵보장 강화의 가능성을 높여준 워싱턴 선언에 합의

했다(“Full Text of Washington Declaration Adopted at Yoon-Biden 

Summit”, 2023). 워싱턴 선언을 주제로 실시한 한 여론 조사(Lee et al., 

2023)에 따르면, 이 선언과 최근의 변화 덕분에 독자적 핵전력 구축에 대한 

한국의 관심이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9. 이여론조사에서응답자의54%는미국의개입은미국에이익이될때에만그렇게할

것이라고답한반면,응답자의4%는미국이개입하지않을것이라답했다.미국이조건

없이한국을지원할것이라고말한응답자는37%에불과했다(Yang,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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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억제와 핵보장의 차이점 

미국 핵우산의 유효성에 대한 일부 한국 지도자들의 의구심이 점점 커지고 

있다. 2023년 초 윤석열 대통령은 “이른바 ‘확장억제’는 미국이 모든 것을 

책임지기 때문에 한국은 우려할 것이 없다는 의미기도 한데, 지금 한국 국

민에게 그 정도의 강한 확신을 주기 어렵다……”고 말했다.10 난관은 핵억제

와 핵보장에 중요한 차이점이 있다는 것이다. “특히 핵무기는 안전보장의 요

건을 규정하는 일이 얼마나 복잡한지를 보여준다. 1960년대 후반 데니스 힐

리(Denis Healey) 영국 국방장관도 확장억제의 신뢰성 확보가 어렵다는 점

을 강조하기 위해 ‘힐리 공식(Healey Theorem)’을 만들었다. 즉, ‘소련을 

억제하려면 미국의 보복 대응에 대한 5%의 확신만 주면 되지만, 유럽을 안

심시키기 위해서는 95%의 확신이 필요하다’”(Yost, 2009, p.756).

한국에 대한 북한의 핵무기 공격은 억제되고 있음에도 한국 지도자와 

국민이 완전히 안심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주요 이유는 다음 여섯 

가지로 파악되고, 자세한 내용은 제2장에서 다룬다.

•   한국의 맹목적인 신뢰를 요구해온 미국 핵우산은 그 내용과 범위

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결여된 미국의 공약이다. 이러한 공약은 위

험 회피형 공격자를 억제하는 데는 충분할지 모르지만, 위험을 회

피하려는 잠재적 피해자(한국 국민)를 안심시키려면 가시성과 투명

성이 요구된다.

•   김정은은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로 미국 본토의 도

시를 위협하여 미국 핵우산의 실행이 억제되기를 기대하는 것으로 

보인다.

•   미국은 북한의 핵 투발수단을 비롯해 핵무기 위협의 질적, 양적 차

원의 증강을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철수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한미동맹

10. 최경운.김동하(Choi&Kim),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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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파기하겠다는 위협이 있은 이후에 나온 결정이어서 한국에 큰 충

격을 주었다. 1970년대 미국의 베트남 철수 역시 우려를 부추기는 

사례로 여겨지고 있다. 

•   한미에 대한 북한의 군사적 위협은 점점 공격적으로 변하고 있다. 김

정은은 북한의 ‘핵 그림자(Nuclear Shadow)’를 점점 더 악용할 수 

있다고 느끼는 것으로 보인다.11

•   러시아와 중국은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나 핵무기 생산에 대한 유

엔(UN)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 조치를 거부한다.

그 결과 더 많은 한국 국민과 특히 한국 대통령은 미국 핵우산 정책이 가

시적으로 강화되어 한국에 더 확실한 핵보장을 제공해주기를 기대해왔고, 워

싱턴 선언은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핵심적 노력의 산물이다.

보장과 억제의 쟁점 

한국의 핵보장과 북핵 억제를 계획할 때 미국의 정책상 준비되지 않은 몇 가

지 민감한 사안이 있다. 

첫째, 『핵태세검토보고서』에서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한 경우 북한 정

권은 살아남지 못하게 될 것이라 위협하는데, 이 ‘정권’은 구체적으로 누구

를 말하는가? 미국이 바라는 것은 김정은을 제거하는 것이고, 여동생인 김

여정 혹은 그의 자녀들 중 한 명의 정권 승계는 문제가 되지 않는가? 아니

면 전체 김씨 일가만 제거되면, 또 다른 기존의 북한 지도자 또는 집단이 북

한을 장악하고 현재 진행 중인 분쟁이 지속되더라도 괜찮은 것인가?12 아니

11. 김정은과같은침략자는미국과그동맹국이핵전쟁으로비화되는상황에대한두려움으로

어떠한주요대응도하지않기를바라면서강압또는제한된공격을감행할수있다.

데이비드브루스터(Brewster,2022)참조.

12. 2016년베넷박사는북한고위엘리트출신의탈북자들몇몇과의대화에서정권의고위

지도부가그러한상황이발생할경우집단리더십을발휘하기위해김씨일가외에약

5인으로구성된그룹을조직하는계획에대해들은바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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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김정은이 살아남더라도 북한을 통치할 수 없도록 평양을 표적으로 타격

하여 북한 엘리트의 90%를 제거해야 하는가?13

이와 관련된 질문은 과연 미국이 북한 핵무기의 제한적 사용에 대해 정

권 제거라는 대응을 할 것인가 여부이다. 북한이 한국에 하나의 핵무기를 터

트려 전자기펄스(EMP) 피해를 입히고 그 결과 한국에서 최소한의 인명 피

해가 나온다면 미국은 북한 정권을 제거할 것인가?14 김정은이 위협하던 대

로 한국의 단일 군용비행장이 북한의 공격을 받는다면 미국이 북한 정권을 

제거하기 위한 노력을 하게 될 것인가(Kim and Smith, 2022)? 이러한 상

황에 대한 어떠한 의문이 있다면 미국은 그러한 공격을 막고 한국에 핵보장

을 제공하기 위한 더 광범위한 억제전략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한미 양국이 해결해야 할 가장 어려운 사안은 북한의 핵무기 증강으

로 최소 5~10년 후에 발생할지 모를 심각한 결과를 처리하는 것이 아니

라, 북한의 핵무기 증강을 동결하거나, 또는 최소한 속도를 늦추기 위한 방

안을 모색할지 여부일 지도 모른다. 한미 양국은 북한의 보복 공격이 있더

라도 북핵 증강 억제를 위해 군사행동을 취하는 편이 나을까, 아니면 김정

은의 핵무력 증강을 좀 더 지켜보는 편이 나을까? 북한이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에 대해서조차 강제력과 무력 공격을 추구하는 심각한 현상타파 국가

란 사실을 고려하면 조속한 조치가 더 나을 것이다(National Intelligence 

Council, 2023). 김정은의 비전은 분명해 보인다. 그의 간부들은 다음과 

같은 훈련을 받았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동지께서 핵무기로 세계를 제패하시고 지난 수십 

년간 우리 인민을 괴롭힌 미국의 사과와 배상을 받아내고, 세계의 강력

한 질서가 미국이 아닌 북한의 주체사상에 의해 재편성될 것임을 전 세

계에 선포하게 될 것입니다(Baik, 2019).

13. 2016년북한고위엘리트탈북자가베넷박사에게알려준추정치이다.

14. 전자기펄스(EMP)의영향에대한상세설명은베넷외,2022,pp.45-54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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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이 자신의 신념을 뒷받침할 핵무기를 보유한다면 이러한 신념

은 대단히 위험하다. 

방법론 

이 보고서는 랜드연구소와 아산정책연구원의 공동의 노력으로 발간되었다. 

제2장부터 제6장까지의 각 장은 랜드연구소와 아산정책연구원의 전문가들

이 함께 초안을 작성했다. 이 방식을 통해 저자들은 한국과 미국 출처의 주

요 공개 정보를 보고서에 포함시킬 수 있었다. 랜드연구소의 브루스 베넷 박

사와 아산정책연구원의 최강 원장이 연구의 총책임을 맡은 가운데, 베넷 박

사와 최강 원장이 연구 결과를 정리하고 보고서 각 장을 통합했으며 전문과 

서론을 준비했다.

이번 보고서는 핵무기 관련 위협과 정책, 대중의 반응에 대한 저자들

의 전문 지식을 집약적으로 반영하여 작성되었다. 증가하는 북한과 중국

의 핵무기 위협에 대한 한국의 반응을 관측하고 연구했으며, 아산정책연구

원은 이러한 위협에 대한 한국인의 태도를 주제로 수차례 여론 조사를 실

시했다(Kim, Kang, Ham, 2022). 랜드연구소와 아산정책연구원의 연구

진들은 이러한 위협에 대한 구체적 대응 방안을 제안한 바 있다(예를 들어 

Bennett, 2022a 참조). 이 보고서는 활용 가능한 한국의 핵보장 강화 방

안에 대한 종전의 연구와 저자들의 새로운 견해를 종합한 결과물이다. 한

국 핵보장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접근법을 제안하는 것은 랜드연구소와 아

산정책연구원의 목적이 아니며, 오히려 한미 정부가 이러한 목적으로 고려

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확인하고자 한다. 궁극적으로 한국의 핵보장 강

화를 위한 한미 양국의 어떠한 노력이든 원하는 효과를 달성하려면 다양한 

방안이 고려될 것이다. 

이 보고서의 작성에는 북한과 중국의 핵위협 및 그에 대한 한국 반응

과 관련해 공개된 정보(탈북자로부터 수집한 정보 포함)만 사용했다. 이 분

야에서 한미 정부가 보유한 정보가 더 양질일 수 있다. 저자들은 북한과 중

국의 핵무기 위협 관련 불확실성과 이에 대한 한국의 잠재적 대응의 특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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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명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저명한 군사연구가인 로베르타 월스

테터(Roberta Wohlstetter) 前랜드연구소 연구위원은 다음과 같이 기술

했다. “우리는 불확실성을 사실로 받아들이고 불확실성과 함께 살아가는 법

을 터득해야 한다. 암호든 다른 방법이든 어떤 마법도 확실성을 제공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의 계획은 확실성이 없어도 작동해야 한다”(Bernstein, 

2010).

보고서의 구성 

여러 다른 연구에서 이 주제를 다룬 바 있지만(예를 들어 Ahn, 2022, 

Brewer & Dalton, 2023; Go, 2022;and Roberts, 2020 참조), 이 보고

서는 다음 다섯 개 장에 걸쳐 새로운 시각과 다양하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제

공한다. 제2장은 우리가 인식하는 것보다 더 심각해질 것 같은 북한 핵무기 

위협의 증가와 한국 사회가 더 강력한 핵보장을 필요로 한다고 생각하는 이

유를 설명한다. 제3장부터 제5장까지는 현재 한국의 핵보장 수준을 강화하

기 위한 방안을 살펴보고 각 방안이 얼마나 필요하고 효과적인지를 평가한다. 

제3장은 미국 핵우산의 전략적 명확성 강화와 북한의 핵무기 생산을 제어하

기 위한 강압적 군사작전의 확립을 포함한 전략적, 정책적 선택 방안을 다

룬다. 제4장은 전력 운용 기획과 실행 보장 방안을 다루며, 북한을 대상으

로 미국 핵무기를 사용할 경우 표적 식별의 어려움으로 인해 한미 공조에 더 

적합한 유동적인 핵 운용의 필요성을 일부 설명한다. 제5장에서 저자들은 

핵전력 태세와 공약 이행 보장 방안을 개진하고, 한국의 핵보장 강화, 한국 

내 정치적 우려 완화, 북한에 강제적 압박을 가하기 위한 미국 핵무기 공약

의 네 단계 절차를 설명한다. 제6장에서는 한국의 핵보장에 영향을 미칠 것

으로 예상되는 변화하는 상황을 살펴보고, 동등한 수준의 핵무기를 통해 북

핵 위협 증가와 한국에 대한 미국의 안보 공약 간의 균형을 맞추는 방법을 

모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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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국에 핵보장 강화가 필요한 이유는?

제1장에서 설명한 대로 한국의 많은 사람들이 기존의 미국 핵우산이 불충분

하다고 인식한다.1 한국에 대한 실질적이고 잠재적인 북핵 위협이 실존하는 

상황에서 모호한 미국 핵우산을 신뢰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한국에 대한 미

국의 재래식 확장억제는 분명하고 명확히 설명되는 반면, 미국 핵우산은 전

략적 모호성에 가려져 있다. 미국이 한국에 요구해 온 핵우산에 대한 상대

적인 맹목적 신뢰는 수년 동안 효과가 있었지만, 북핵 능력의 확대와 위협 

고조가 일부 원인이 되면서 이제는 실패하고 있다. 미국은 북한의 핵무기 및 

투발체계의 발전과 이와 관련된 도발행위를 제어하는 데 실패했다. 더욱이, 

미국 본토에 타격을 가하겠다는 북한의 ICBM 위협을 억제하고 한국에 배

치된 자국 군대를 잠재적 핵무기 공격에서 보호하는 데 실패하면서 한국의 

신뢰가 약화되었다.

제3장부터 제6장까지 한국의 핵보장 강화 방안을 고려하기 위한 근거

를 마련하기 위해, 이 장에서는 북핵으로 인한 위험 증가와 북한 핵무기가 

어떻게 미국을 겨냥하며 미국 핵우산을 약화시키는지를 다룬다. 이러한 위

험으로 인해 결국 한국의 핵보장 강화가 필요하게 된다. 또한 중국의 핵무기 

위협과 이러한 위협이 증대되는 방식을 살펴본다. 그런 다음 한국 국민이 미

국 핵우산을 신뢰하지 못하는 여러 이유를 규명한다. 1960년대 미국이 유럽 

파트너 국가와 함께 직면했던 비슷한 도전과제를 통해 유사점을 도출한다.

북한의 위협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수십 년 동안 북한은 주로 한국에 재래식 군사위협을 

제기했으며, 특히 한국에 대한 2차 남침 가능성에 중점을 두었다. 하지만 최

소 10년간 북한은 핵전력을 상당히 고도화했다. 미사일 시험발사와 함께 북

1. 본장은브루스W.베넷,코르테즈쿠퍼,최강이차두현의도움을받아작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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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 군비 증강으로 한국의 핵안전에 대한 확신은 약화되었다. 사실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이 핵무기와 다양한 핵무기 투발 미사일을 개발함에 

따라 ‘핵우산’ 또는 ‘확장억제’ 전략이 더는 한국 국민을 안심시킬 수 없다고 

말했다”(Cha, 2023).

북한 핵무기 개발의 역사

북한의 핵무기에 대한 관심은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날 무렵 시작되었다. 일

제 시대에 조선인들은 일본 전역으로 동원되었다. 상당수의 조선인 노동자

들이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서 일했고 미국의 핵공격으로 두 도시에서 2만 

명이 훨씬 넘는 인명 피해가 발생했으며, 당시 많은 조선인 생존자들이 원

폭 사건을 증언했다(Taylor, 2016).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서 발생한 원폭 사건에 대한 소식이 전 세계로 

퍼져 나가면서 핵무기는 궁극적인 ‘종말을 부르는’ 무기로 인식되었고, 

핵폭탄이 투하되었을 때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있던 조선인들에 의해 

이런 인식이 강해졌다”(Bermudez, 2000, p. 184).

제2차 세계대전 종식 후 북한으로 돌아간 일부 조선인들은 이 사건에 

대해 언급했다. 북한 지도자들은 분명 핵무기가 제공하는 억제력과 강압적 

영향력을 인식하고 있었다.

한국전쟁 동안 미국의 핵무기 사용 위협으로 핵무기의 강압적 힘에 대

한 북한의 관심이 강화되었다. 북한과 중국에 대한 미국의 위협은 1953년 

한국전쟁의 휴전협정 체결에 도움이 되었다.2 “정전협정 이후 핵에 대한 열

2. 핵무기사용위협이최종적으로휴전체결에어느정도영향을미쳤는가에대해서는논란의

여지가있다.더욱이,아이젠하워가미국대통령이되었을때뿐만아니라,한국전쟁내내

핵위협이이루어져,결국휴전체결에영향을미쳤다.예를들어로저딩만(Dingman,

1988),로즈메리J.풋(Foot,1988)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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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감이 북한3의 전략적 사고와 외교의 지배적 기류를 형성하면서, 북한 지

도자들은 그때의 강압을 다시는 경험하지 않기 위해 자신의 삶과 국가 자원

을 쏟아 부었다”(Bermudez, 2000, p. 185). 

1958년 미국이 한국에 핵무기를 도입했고, 한국 내 미국의 핵무기 수

는 1960년대 말 1,000개가 넘었다(Kristensen, 2005). 그러나 1990년 무

렵에는 핵무기 수가 200개 정도로 축소된 것으로 보인다. 이때의 핵무기 회

수는 한국 등 국외에 배치된 모든 전술 핵무기를 미국 본토로 철수하기로 결

정한 조지 H.W. 부시 미국 대통령이 1991년에 내린 명령에 따른 조치였다

(Oberdorfer, 1991).

북한의 핵개발은 1950년대 이후에도 계속되었다. 초기에 북한은 구

소련(이하 소련)에 정보와 훈련을 제공해달라고 압박했다(Szalontai & 

Radchenko, 2006, p. 3). 1960년대 북한은 소련의 도움을 받아 연구용 

원자로를 건설했다. 그러나 이후부터 소련과 중국으로부터 필요한 도움을 

받지 못한 북한은 1980년대에 자체 소형 핵원자로를 건설했다(「북한: 핵 

위협 방지기구(Nuclear Threat Initiative)」, 2018). 2005년 기준으로 북

한은 극심한 전력 부족난에 시달리면서도 “영변의 원자로를 국가 전력망

에 연결시켜 사용하지 않았고 현재도 마찬가지다. 영변 원자로는 초기 북

한의 핵개발 의도와 관련해 전 세계의 우려를 야기했다. 이곳의 원자로는 

전적으로 무기등급의 플루토늄 생산을 위해서 사용되고 있다”(Eberstadt, 

2005). 1990년대 북한은 고농축우라늄 생산 방법과 장비를 획득했다

(Hersh, 2003). 파키스탄 과학자 압둘 카디르 칸(A. Q. Khan) 박사는 북

한이 2002년 초반부터 우라늄 농축을 위한 3,000대 이상의 원심분리기를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다(“파키스탄은 최소 6년 이상 핵심 기계, 설계도, 기

술적 조언 등을 제공하며 북한을 도왔다”)(Smith & Warrick, 2009). 이러

한 노력으로 북한은 핵무기 제조에 필요한 플루토늄과 고농축우라늄 연료를 

확보하게 되었다. 칸 박사는 1991년 자신이 북한을 방문했을 때 완벽한 핵

탄두 3개를 보았다고 밝힌 바 있다(Smith & Warrick, 2009). 그 말이 사

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북한의공식명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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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이라면 북한의 핵무기 보유량은 미국 전문가의 일반적 예측보다 더 많을 

가능성이 있다. 북한은 2006~2017년 사이에 핵무기 시험발사를 여섯 차례 

진행했고, 공격적으로 핵무기를 구축해 나갔다(“North Korea’s Nuclear 

Programme Going ‘Full Steam Ahead’, IAEA Chief Says,” 2021).

북한 핵무기로 인한 잠재적 피해

표 2.1은 북한이 현재까지 시험발사한 핵무기의 위력을 킬로톤(kt)으로 상

정하고 핵무기 단 한 대로 서울, 맨해튼, 베이징을 공격할 때 발생하게 될 사

상자 수를 가늠할 수 있게 해준다. 표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사상자는 북한

이 사용한 핵무기의 위력에 따라 크게 좌우될 것이다. 북한이 시험한 핵무

기의 위력 예상치는 다양하며, 일부는 표 2.1에 표시된 것보다 위력이 떨어

진다. 하지만 이 수치들은 여섯 차례 핵 시험발사에서 발생한 지상충격의 강

도 외에 물리적 변수에 의해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비교적 신뢰할 수 있다.

표 2.1. 북한의 대도시 핵폭격 위협

실험 회차 시기 위력(kt)**
도시별 사망자 수 + 중상자 수*

서울 맨해튼 베이징

1 2006.10 1.4 64,000 79,000 89,000

2 2009.5 5.0 107,000 133,000 150,000

3 2013.2 13.2 243,000 302,000 340,000

4 2016.1 11.2 210,000 261,000 294,000

5 2016.9 18.8 326,000 405,000 456,000

6 2017.9 230.0 2,000,000 2,489,000 2,800,000

*수치작성방법은부록참조.

**출처:디미트리P.보이탄외(Voytanetal.,2019).



15

한국에핵보장강화가필요한이유는?

북한은 억제 또는 응징 수단으로 이들 도시 또는 다른 도시를 공격할 수 

있다. 그런 경우 다른 도시의 인구 밀도가 더 낮아 사상자는 줄어들 것이다. 

‘확증파괴(assured destruction)’라 일컫는 대(對)도시 폭격은 1960년대 

미국이 핵전력 규모를 정할 때 사용했던 방법이었다.4 북한이 6차 핵무기 시

험발사 때 사용했던 동일한 위력의 무기를 사용한다면, 이러한 대도시 폭격

으로 인한 피해는 특히 극심할 것이다. 북한은 한국/미국과의 전쟁에서 전

세가 기울기 시작하면 전쟁을 강제 종료하기 위한 수단으로 한국 도시를 겨

냥한 전략적 핵전력을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2022년 말, 북한은 전쟁에서의 초기 핵공격 계획에 대한 분명

한 입장을 밝혔다. 북한은 최근 잇따른 전술 미사일 시험발사가 “한국의 군

사지휘시설을 표적으로 삼고 주요 항구의 타격, 공항 무력화를 모의 실험

한 것”이라고 말했다(Kim and Smith, 2022). 전투기 격납고가 흩어져 있

는 군용비행장을 무력화하려면 20kt급 무기 한 대로는 불가능하며, 최소 

250~500kt 이상의 위력을 가진 핵무기가 필요하다.5 주요 항구도 마찬가

지다. 즉, 북한은 사람들이 짐작하는 소형핵무기에 해당하는 전술 핵무기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 및 다른 작전 지역(잠재적으로 일본과 중국)

을 표적으로 삼는 무기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이다. 초대형 방사포 KN-25에 

탑재할 정도로 소형이면서 큰 위력을 발휘하게 제작하려면, 김정은이 시사

한 바와 같이 결정적으로 핵무기 소형화 노력이 필요하다. 

4. 1960년대초로버트맥나마라(RobertMcNamara)미국방장관의병력요건을개발한

알레인C.엔토벤과K.V.스미스(Enthoven&Smith,2005,p.207)는저서『어느정도가

충분한가(HowMuchIsEnough)』에서다음과같이설명한다.“기본적으로미국의전략적

공세전력은보복공격시소련을생존가능한국가수준으로만드는능력에맞추는

것이었다.이는소련인구의 20~25%사망과소련산업의 50%파괴수준으로일명

‘확증파괴’능력으로국방장관의판단에근거해마련되었고대통령과의회가수용했으며

일반대중역시받아들였다.”

5. 1970대후반과1980년대에랜드연구소는소련내주요표적을겨냥한미국의핵무기에

대한 많은 연구를수행했다. 이러한연구를수행한분석가들이내린 결론 중 하나는

포세이돈40kt핵무기라도소련군용비행장을무력화하려면여러개의탄두가필요하다는

것이었다(BruceBennett,unpublishedresearch,1976-1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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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핵무기 보유량

북한은 핵무기 보유량에 대한 외부 세계의 정보를 부인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 따라서 북한의 보유량에 대한 공개된 수치 대부분은 핵원자로와 우라

늄농축시설에서 생산했거나 생산할 가능성이 있는 핵심 핵물질(critical 

nuclear material, CNM)의 양 또는 한 대의 핵무기 제조에 필요한 핵심 핵

물질량을 토대로 산출되었다. 흔히 핵심 핵물질량은 해당 핵심 핵물질로 제

조할 수 있는 핵무기의 수량으로 표시된다.

몇몇 학계 및 과학 전문가들은 북한이 제한된 양의 핵심 핵물질을 누

적 생산하고 있으며, 매해 소량이지만 지속 생산할 것으로 파악한다. 예를 

들어 前로스알라모스연구소 소장이자 북한 영변 핵단지를 누구보다 많이 방

문한 외부 과학자인 시그 헤커(Sig Hecker) 박사는 북한이 10~28개 핵무기 

(평균 19개)를 생산할 정도의 충분한 핵심 핵물질을 보유하고 있으며, 매

해 6개 이상 더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Hecker, Braun, 

Lawrence, 2016). 그 후 2021년 4월 인터뷰에서 헤커 박사는 북한은 

20~60개의 핵무기 제조가 가능할 정도의 핵심 핵물질을 보유하고 있으며, 

“예상 가능한 최대치는 45개”라고 말했다(38노스, 2021). 중간값이 2016년 

말 19개에서 2021년 초 45개로 증가한 것은 4년 넘는 기간에 핵심 핵물질

로 만들어낸 핵무기가 26개 증가한 것으로, 연간 약 6개 정도의 핵무기를 

더 제조했다는 의미이다. 이외에 일부 학계 및 과학 전문가들은 2021년 기

준 핵심 핵물질로 제조한 실제 핵무기가 10~20개 이상은 아닌 것으로 보

고 있다.6

이와 달리, 미국외교협의회(Council on Foreign Relations, 2022)

와 한 한국 언론매체(Jeong, Lee, Kim, 2017)에 따르면, 미국과 한국의 

정보기관은 북한이 2017년까지 최대 60개의 핵무기 제조에 사용할 수 있

는 핵심 핵물질을 생산했으며, 연간 12개가 넘는 핵무기에 사용할 수 있는 

핵심 핵물질을 생산할 수 있다고 추정한다. 이 ‘최대 60개’는 확실한 범위

6. Kristensen&Korda,2021,p.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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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말하는 것이며 2017년 중반 무렵 중간값 추정치 50개와 일치한다고 볼 

수 있고, 연간 12개를 넘는 핵무기 생산이 가능하다면 2023년 초반까지는 

116개가 된다. 

반면 랜드연구소와 아산정책연구원의 종전 연구는 미국외교협의회의 

추정치인 2017년 중반 60개의 핵무기 생산에 충분한 양에서 시작해 잠재적

으로 사용할 수 있는 추가된 우라늄 농축 능력을 기준으로 연간 18개의 핵

무기를 더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핵심 핵물질 최대량은 더 많을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7 그림 2.1은 2035년까지 이러한 사용 가능한 핵심 핵물질

의 추정치를 비교한 것이다.

그림 2.1. 증가하는 북한 핵무기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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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다음자료들의수치참조하여재구성. “Estimating North Korea’s Nuclear Stockpiles,”

2021;Bennettetal.,2021,p.37;CouncilonForeignRelations,2022;Hecker,Braun,

andLawrence,2016;Jeong,Lee,andKim,2017;KristensenandKorda,2021b,p.222.

이 추정치는 향후 일정한 성장률을 가정한 수치이며, 북한이 “2023년에 

7. 브루스베넷외(Bennettetal.),2021,p.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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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무기 생산을 ‘기하급수적으로 늘리고’(Zwirko, 2023a), ‘무기급 핵심 핵

물질 생산 규모를 키워 북한의 무기고를 확장하겠다’”는 김정은의 주장을 

따른다면 보수적 수치라 할 수 있다(Shin, 2023). 이와 같이 북한은 영변 

우라늄농축시설의 규모를 확장했고 이에 따라 고농축우라늄 생산력이 추

가될 수 있으므로, 이 추정치조차 낮게 추산된 것일 수 있다. 국제원자력

기구(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IAEA) 책임자는 북한의 

“……핵 프로그램은 플루토늄 분리, 우라늄 농축 및 기타 활동에 대한 작업

을 전력 추진하고 있다”라고 말했다(“North Korea’s Nuclear Programme 

Going ‘Full Steam Ahead’”, IAEA Chief Says, 2021). 각각의 모든 추정

치의 불확실성은 최소 20~30% 정도될 것이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핵심 핵물질 및 핵무기 생산을 지속하지 못할 것이

기 때문에 이 추정치가 높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김정은은 KN-25 미사일

에 대해 언급하면서, “미사일 30기에 전술핵탄두를 탑재해 남한의 어디든 

공격할 능력이 있다”라고 말한 바 있다. 이 보도와 함께 공개된 KN-25 방

사포는 한 개당 KN-25 미사일 6기를 발사할 수 있게 설계되었다. 따라서 

KN-25의 최대 사거리가 350km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Panda, 2023), 

일본 등에 도달하기는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면 한국을 주요 표적으

로 겨누고 있는 북한 핵무기는 180개가 될 것이다. 그러나 KN-25는 북한

이 보유한 최대 단거리 미사일이 아니다. 이스칸데르급 미사일인 KN-23의 

성능이 더 우수하다. 김정은이 핵무기를 탑재한 KN-25를 180기 생산할 계

획이라면, 핵무기를 탑재한 KN-23을 최소 100~150기 생산할 계획이라고 

예상해야 한다. 북한은 의심할 여지없이 미국과 일본, 아마도 중국까지 사

거리에 두는 미사일용 핵무기도 제조할 것이다(Myers, 2022). 따라서 김

정은은 최소 300~500개의 핵전력을 계획하는 것으로 보이며, 이 수치는 

국제사회의 현재 예상치를 넘어선다. 그림 2.1에서 보다시피, 북한의 핵무

기 생산량을 늘리지 않을 경우 랜드연구소와 아산정책연구원의 직선 투영

법을 사용하면 2030년 300개의 생산 문턱에 도달할 수 있다. 그 대신 김

정은이 2025년부터 핵무기 생산을 두 배로 늘릴 수 있다면, 이 투영으로는 

2028년까지 300개의 핵무기 생산을 달성할 수 있고, ‘미국외교협회’의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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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법을 사용하면 2032년까지 이 수량이 달성될 것이다. 

이러한 추정치들은 상당한 외부의 지원이나 추가 능력 없이 북한 자

체의 노력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북한은 2019~2022년 사이에 꽤 놀라운 

일련의 신형 미사일을 도입하면서 외부 지원이 거의 전무하다는 가정이 무

색할 정도의 속도로 무력을 증강하고 있다. 이 미사일 상당수가 핵무기 탑

재용으로 설계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 전개가 외부 지원을 반영하든 

단순히 북한의 뛰어난 과학 발전을 반영하든 간에 그러한 진보는 그림 2.1

에서 제시된 것보다 훨씬 빠르게 증강하고 있는 북한의 핵무기 생산을 반영

하는 것일 수 있다.

북한의 핵무기 투발수단

전통적으로 북한은 핵무기 투발을 위해 스커드 미사일 같은 탄도미사일을 

사용한다고 상정해 왔다. 북한은 핵무기 보유량보다 훨씬 더 많은 탄도미사

일을 보유해왔고, 재래식 군수품(하위 군수품 포함)과 아마도 화학무기 투

발에 탄도미사일을 사용할 계획으로 보인다.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는 핵무기

시험에 비해 반응이 훨씬 덜 민감하기 때문에 북한은 2022년에 실시되었던 

탄도미사일 대략 95기 및 기타 미사일 시험을 포함해 적극적으로 미사일 시

험을 하고 있다(Choe, 2023).

 북한의 탄도미사일 연구는 1960년대에 시작되었다. 북한의 초기 연구 

대상은 프로그 미사일과 스커드 미사일로, 전자는 소련, 후자는 이집트에서 

제공받았다(「핵 위협 방지기구(Nuclear Threat Initiative)」, 2020). 탄도

미사일은 신속한 공격 수단으로 초기 미사일 방어체계를 제압하거나 무력

화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 이 스커드 미사일은 한국 내 표적물에 도달할 

수 있고, 허용되는 탑재량과 탄두 크기를 감안할 때 일단 북한이 일정 수준

의 핵무기 소형화를 달성하면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을 정도이다. 그 후 북

한은 도달거리가 일본에 이르는 노동 미사일과 같은 장거리 미사일을 개발

했고, 괌과 같은 표적물에 도달할 수 있는 무수단 미사일을 제작하려고 노

력했다. 무수단 미사일 시험발사는 대부분 실패했다. 북한은 스커드 미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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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600기, 노동 미사일 300기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된다(미사일방어프

로젝트(Missile Defense Project), 2021a).

 한미 미사일 방어체계가 개선되는 동안 북한의 탄도미사일 성능도 개

선되어, 미국은 한때 희망했던 수준의 핵보장을 제공하지 못했다.8 북한은 

동북아시아를 공격하기 위해 유사탄도미사일인 KN-23, KN-24, KN-25 

미사일을 구축하기로 결정했다. 유사탄도미사일은 일부 거리만 탄도미사

일의 궤적으로 비행하고 도중에 표적을 향해 항로를 조정한다. 이러한 기동

성 때문에 한미 첨단 미사일 방어체계로 요격하기가 더 어려워졌다(Delory, 

Bondaz and Maire, 2023). 2023년 현재 북한이 이러한 신형 미사일을 

몇 기나 생산 또는 확보하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신뢰할 만한 추정치

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김정은은 북한이 

한반도에 핵무기를 투발할 수 있는 KN-25 미사일을 최소 180기 생산할 

계획이라고 이전에 언급했듯이, KN-23와 KN-24 미사일 수백 기를 보유

한 상태라 하더라도 놀라운 일은 아니다. 북한은 또한 괌을 사거리에 둔 화

성-12형 미사일과 미국까지 핵무기 투발이 가능한 여러 기의 ICBM을 제작

하고 시험 발사했다.

북한의 핵무기 투발에 대한 관심은 탄도미사일에 국한되지 않았다. 

2022년 북한은 순항미사일도 여러 차례 시험 발사했다(Zwirko, 2023). 북

한은 무인 항공기 개발에도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중에는 북한 핵무기를 투발할 만큼 큰 무인 항공기도 있다. 이러한 기타 투

발수단은 북한의 핵무기 투발을 방어하기 위한 한미 양국의 노력을 어렵게 

만든다.

북한의 핵무기 목표

북한 정권의 주요 목표는 북한 통치하의 정권 생존이다. 역사적으로 북한 정

8. 한때미국은미사일방어를통해적국이탄도미사일을사용한핵무기투발을포기하도록

설득할수있기를기대했다.미국방부(2002,p.3)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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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은 핵무기가 오로지 방어용일 뿐이라고 주장하며, 외세의 개입을 저지하

고 만약 억제력이 실패해 어떠한 개입이 발생한다면 이를 응징하겠다고 위

협하면서 정권의 생존을 보장하려고 했다.9 표 2.1에서 보여주듯이, 북한은 

방어 목적을 위해서라면 수십 개의 핵무기를 보유할 필요가 없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를 장악하려는 시도와 미국의 이라크를 통제하려던 노력에서 교

훈을 얻을 수 있듯이, 북핵의 위협이 있기 전에도 한국과 미국이 북한을 통

제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많지 않고 오히려 잠재적으로 잃을 것이 더 많다. 

북핵 위협이 제한적 수준(10~20기 정도의 핵무기)에 불과하더라도 북한에 

대한 한국 및/또는 미국의 기습 공격을 막기에 충분할 것이다. 북한이 

2023년까지 50~100개 이상의 핵무기 공격 역량을 갖추게 되면 한국에는 

실존적 위협으로 간주될 수 있다. 사실 핵공격으로 한국 국민 모두를 죽일 

필요는 없다. 사상자와 물리적 피해의 1차 피해가 발생하면 한국 사회 전체

에 파장을 가져오고, 사회의 상호의존성을 파괴해 한국 사회의 여러 부문이 

붕괴되면서 2차 피해를 야기하게 될 것이다. 

북한이 방어적 목적을 포기한 것은 아니지만, 최소 수준을 넘는 핵무기 

확장은 북한의 핵전력에 공격적 목적이 있음을 시사한다. 북한의 핵무기는 

북한 정권이 한국을 전략적으로 장악하기 위해 발전시킨 전략적 기본체계의 

핵심 요소이다. 북한은 이러한 우위성을 바탕으로 필요시에는 한국과 전면

전을 벌이고, 평화시에는 한국에 강압적 지렛대를 행사할 것이다. 2022년 

하반기부터 북한은 한국에 대해 치명적인 핵무기 공격을 실행할 수 있도록 

대규모 핵무력을 구축하고 있다고 명확히 밝혔다. 특히 비행장, 항구, 군

사 지휘 통제 등 한국의 우월한 재래 군사력 지원에 필수인 한국 주요 군

사 표적물을 파괴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Kim and Smith, 

2022). 이를 통해 한반도 재래식 분쟁의 균형을 무너뜨릴 수 있다. 북한은 

유사시 일본에 대한 핵무기 사용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일본이 

한국에 미국의 병력 배치를 허용하지 않기를 바란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

9. “둘째,북한정권은핵무기가공격이아닌방어전략의일환이라주장한다.미국과동맹국,

특히한국이단행하는참수공격의위험에대한대응으로핵프로그램을구성한다”(Allard,

Duchâtel,Godement,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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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한 북한의 ‘승리론’에는 최소한 어떤 형태로든 한국과 미국 간의 디커

플링(탈동조화)이 포함된다.

예상치 못할 일은 아니지만 2022년 9월 북한은 더 포괄적인 핵 교리

와 전략을 담은 새로운 법을 발표했다. 새로운 핵 교리에는 무력 공격에 대

한 내용이 강화되었으며, “북한을 공격하는 적국이 없더라도” “광범위한 극

단적 상황에서, 심지어 적국이 북한에 대한 핵무기 사용을 고려하지 않은 

경우라도 이에 대응하는 북한의 선제적 핵무기 사용을 정당화하는” 여러 조

건들을 포함한다(O’Carroll, 2022). 이 법은 북한 핵전력의 “1차 목표인 전

쟁 ‘예방’과 ‘억제’에 더해, 2차 목표를 억제에 ‘실패’한다면 전쟁에서 ‘승리’

하는 것”이라고 규정한다(Kim, 2022c). 이 법에서 억제력이 실패한 시점

을 결정하는 자는 김정은이므로, 이러한 조항은 매우 공격적일 수 있고, 북

한의 ‘핵 그림자’를 뒷받침하여 제한적 핵공격 위협이 전면전으로 격화될 수 

있다(Brewster, 2022).

북한의 공격적인 ICBM 개발 모색은 미국의 북한에 대한 공격을 억제

하기 위한 일부 방어적 목적일 수 있지만, 김정은은 특히 미국 핵우산에 도

전하려는 의도가 강해 보인다. 북한의 한국에 대한 핵공격에 대응해 미국이 

핵무기를 사용한다면 북한이 핵무기로 미국 본토 도시를 공격하기 위한 태

세를 갖추려는 것이다. 김정은은 또한 한미 이해관계를 분리시켜 한미동맹

의 와해를 부추길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위협은 이

후에 다루도록 한다. 김정은은 미국이 적어도 암묵적으로 북한을 핵국가로 

인정하기를 바라고 있을 수 있다(Lewis, 2022). 그러한 입장은 한국과 일본 

양국에서 미국이 포기할 것이라는 우려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므로 미국 의

사결정권자들은 신중해야 한다.

미국의 한국에 대한 소극 방어 조치 실패

일부 한국 관계자는 미국이 주한 미군에 대해 더 많은 보호조치를 제공하지 

않은 이유에 궁금해한다. 최근 몇 년 동안 다수의 주한 미군 기지를 캠프 험

프리스로 통합하는 과정에서 주한 미군 전력의 상당수가 한 곳으로 집중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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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되었다. 북한의 6차 핵실험에 사용된 핵무기의 위력이라면 해당 캠프 대

부분을 파괴할 수 있을 것이다. 당연히 북한은 캠프 험프리스를 ‘우리 군의 

최대 공격 표적’으로 지정했다(Park, 2017, p. 4). 한국 오산과 군산에 있

는 미국의 주요 군용비행장 역시 북한의 주요 표적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이 시설들은 미 공군과 미사일 방어체제에 의해 보호된다. 그러나 한국 관

계자는 주한 미군의 주요 기지에 폭발 또는 낙진 대피소가 거의 없다는 사

실과, 분산 배치는 북한의 기습 핵무기 공격 시 생존 가능성을 높여주는 데

도 불구하고 인근 한국 군기지나 군용비행장에 미군 장비를 선별적으로 분

산 배치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나서 깜짝 놀랐다. 미국이 주한 미군에 대

한 북한의 핵 위협조차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이

러한 미국의 방어력 부족은 한국에 가해지는 북핵 위협을 해결하는 미국의 

능력에 대한 한국의 신뢰를 약화시킨다.

중국의 위협 

한반도에 대한 중국의 전략적 관심사는 경제, 외교, 안보 차원의 목표를 포

괄하며, 크게 다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1) 한반도에 분쟁 또는 불안

정성이 발생하여 중국의 국경을 넘어 파장이 확장되거나 중국의 경제이익을 

해치는 것을 막고, (2) 한반도의 현상유지를 흔들어 지역 세력균형에 영향

을 미칠 수 있는 변화를 형성하거나, 심지어 이러한 변화를 유발하거나 통

제하는 것이 중국의 목표이다.10 이러한 중국의 포괄적 목표가 반드시 한국 

또는 한미동맹의 이해관계와 상충하는 것은 아니지만, 중국의 관심사를 위

협하는 요인에 대응하거나 방어태세를 취하려는 중국의 조치는 북핵 위협을 

해결함에 있어 한국과 한미동맹에 중대한 도전이 될 수 있다.

또한 중국은 재래식 및 전략적 군사력과 역량을 포함해 한반도 관련 자

국의 이해관계를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도구를 개발했다. 지금까지 중국은 

10. 더광범위한중국의전략적목표와이를달성하기위한메커니즘에대한논의는앤드류

스코벨(Scobell,2020)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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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관련 중국의 이해관계에 위협이 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주로 당근과 

채찍을 통한 경제적 수단을 사용해 한국과 북한에 대응했다. 그러나 한반도

의 여건을 조성하거나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향후 점차적으로 군사적 수단

의 사용을 고려할 수 있다.11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2015년 말 인민해방군

을 전면적으로 개편하면서 한반도 관련 중국의 이해관계에 위협이 되는 상

황이 발생하면 이에 대응하기 위해 특별히 합동 북부전구(北部戰區)장사령

부를 창설했다(Burke & Chan, 2019). 북한의 위협이 없더라도 중국은 한

국과 한미동맹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점점 더 많은 군사적 수단

을 보유하고자 할 것이다.

중국-북한 상호방위와 그 응용

역사적으로 중국공산당(CCP)이 한반도에서 이해관계 유지를 위해 사용하는 

주요 체제는 중화인민공화국(PRC)과 북한이 맺은 북중(조중) 우호협력상호 

원조조약(Treaty of Cooperation, Friendship, and Mutual Assistance, 

이하 북중 우호조약)으로, 1961년에 체결되어 2021년에 20년 추가 

갱신되었다. 해당 조약의 제2조는 당사자 간 상호방위 합의를 명시하고, 

양측이 타 국가와 체결한 유일한 상호방위 협정으로 남아있다. 그러나 

조약이 발동되는 시점과 방식에 대한 해석은 중국과 북한의 관계 변화와 

함께 중국과 한국의 경제적 유대가 긴밀해짐에 따라 다양한 양상을 보였다. 

약 2010년부터 중국은 북한이 일으킨 분쟁에서는 북한을 지원하지 않지만 

만약 한국 또는 한미동맹이 적대행위를 시작하는 경우에는 북한의 편에 설 

것임을 시사했으며 대부분의 지역 전문가들도 그럴 것이라고 평가한다

(Denyer & Erickson, 2017; Panda, 2017). 본질적으로 중국 정부는 북중 

우호조약을 통해 북한 정권 약화나 한국 주도의 한반도 무력통일을 위한 

11. 2016년 미국의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eater High-Altitude Air Defense System),

일명사드(THAAD)배치후중국이한국에가한경제적강압과응징의배경은에단메익,

나르기자살리자노바(Meick&Salidjanova,2017)참조.중국은또한북한에대해서도

국제적제재를가했지만실행의지가있는지는의문이다.엘리너앨버(Alber,2019)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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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의 행동을 억제하고, 이와 동시에 한국에 대한 북한의 공세를 저지하고자 

한다. 북중 우호조약 및 한반도 주요 행위국과 중국의 관계에 대한 전반적인 

접근방식에 대한 일반적인 해석을 향후 시나리오에 적용하면 몇 가지 

의문점을 제기한다. 중국은 지금까지 북한의 핵 야욕을 제한하는 데 실패 

했으며, 설령 북한이 한국에 대한 군사적 행동을 개시했을 때 중국이 북한 

편을 들지 않더라도 동맹으로서 그러한 공격에 대한 중국의 대응은 중국이 

한반도의 향방에 영향을 미치거나 통제할 능력이 과연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할 것이다. 결국 이러한 충돌로 인해 중국인민해방군(PLA)이 개입하여 

중국이 보유한 재래 전력과 핵전력을 동원하여 중국 국경을 보호하고 분쟁 

당사국이 중국의 이익에 부합되는 행동을 하도록 강제할 수도 있다. 중국은 

북한에 적대행위를 중단하라는 강제나 압박뿐만 아니라 분쟁이 북한의 국가 

궤멸 사태로 확대되지 않도록 한미동맹을 위협할 수도 있다. 어떤 분쟁이 

어떻게 시작되든 관계없이 한반도 통일로 이어지고 동맹 조건에 따라 

한미동맹이 강화되는 결과는 중국 입장에서 자국의 전략적 이익을 해치는 

것으로 간주할 것이다.12

가능성이 좀 더 큰 시나리오는 북한의 정치적 불안정이나 정권 붕괴로 

야기된 중국의 조치가 질서를 부여하고 이익을 보호하려는 한국과 한미동맹

의 노력을 위태롭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이때 자국 국경안보를 확보하고 

북한의 핵무기와 핵시설로부터의 위험을 줄이기 위한 중국의 목표가 한미동

맹의 목표와 일치할 수도 있으나, 중국이 한국 및/또는 한미동맹 활동을 바

라보는 시각에 따라 앞서 기술한 분쟁 시나리오와 다르지 않게 중국이 군사

적 대응을 하게 될 수 있다. 전략적 오해로 인한 것이든 혹은 중국 입장에서 

한미동맹이 전개과정에서 중국의 의사를 무시하고 한반도의 패권을 노린다

고 인식하는 것이든 중국과 한미동맹은 마찰을 빚을 수 있다.13 중국의 전략

적 군사력과 재래식 군사력의 영향력이 커짐에 따라, 중국은 한국에 상당히 

위협적인 동시에 미국의 확장억제 노력을 복잡하게 만들 수 있다. 중국과 미

12. 미국의지역동맹체계에관한중국의인식변화를알아보려면스코벨외(2020)참조.

13. 해당지역과한반도에서한층공고해진미국의영향력에대한중국의우려를다룬간략한

논의는강부(Vu,2021)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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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의 관계 변화와 해당 지역에서 미국 동맹 구조 강화에 대한 중국의 적대

감 때문에, 이 시나리오에서 부정적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증가할 것이다.

앞서 설명한 위기나 분쟁 시나리오가 현실화되지 않더라도, 평시의 동

향을 살펴보면 한미동맹을 향한 중국의 강압적 행동의 위험이 증가하고 북

한의 핵무기 증강을 지속적으로 허용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중국은 한반도 

내 핵무기에 반대하는 정책을 표명하고 있지만, 중국 기업들은 계속해서 북

한의 핵무기 프로그램을 다양한 측면에서 지원하고 있다(Kerr, 2023). 동

시에 중국은 한국과 동맹국이 한반도에서 동맹 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억제

하기 위해 강압적이고 징벌적인 수단을 사용할 준비가 되어 있다. 이렇게 사

용된 경제적 영향력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한국이 미국의 사드를 자국

에 배치하자 중국이 경제보복조치로 대응한 것이다. 그러나 다극화 질서체

제에서 중국이 인도-태평양 강대국으로 부상하는 것을 저지하려는 미국의 

의지와 능력에 대한 우려가 커짐에 따라, 중국의 군사력과 핵무기 증강은 비

슷한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예를 들어 Beauchamp-Mustafaga et al., 

2021 참조). 중국은 북한의 핵무기 증강보다는 한미동맹 강화와 그에 따른 

한반도에서 동맹 군사력 고도화를 확실히 더 우려하고 있다(Scobell et al., 

2020). 중국의 전략적 억제 개념과 미국의 위협에 대한 중국의 시각을 조명

하고 이러한 역학관계를 살펴본다.

중국의 위협 인식과 전략적 억제 개념

냉전 종식 이후 중국은 미국의 힘과 영향력을 중국공산당의 장기 목표 실현

을 가로막는 주요 장애물로 보았다. 중국은 미국을 쇠퇴하는 자본주의 패권

국으로 인식하고, 미국이 자국의 위상을 유지하고 군사력과 반중 동맹 및 파

트너십 네트워크를 통해 중국의 부상을 억제하는 데 주력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위험한 존재로 간주한다(Savkov, 2020). 중국은 이러한 억제 인식에 

맞서 지정학적 환경을 조성하고, 주변국이 미국과의 동맹 구축과 다른 안보 

협정을 체결하는 것을 막고자 강압적이고 징벌적인 조치를 포함하는 다차원

적인 전략적 억제책을 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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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전략적 억제에 대한 관점은 중국인민해방군의 역량과 함께 진

화해왔다. 1990년대 중국에서는 핵무기를 전략적 억제의 중심 요소로 논의

했지만, 오늘날의 전략적 억제는 종합국력의 모든 요소를 포함하는 보다 넓

은 의미로 정의된다(Zhou & Yun, 2004). 여기에는 군사력, 경제력, 외교

적 영향력, 과학기술력, 정치·문화적 통합 등이 포함되며, 이들 요소는 상대

를 강압하거나 억제하기 위해 사용된다(Peng & Yao, 2005). 지난 10년간 

억제 전략과 심화(escalation) 역학에 나타난 주요 변화는 중국이 변화에 

대응하기보다 점점 더 변화를 선동하려는 의지를 보인다는 점이다(Scobell 

et al., 2020). 중국은 지역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주요 군사력을 신중하게 

사용하는 한편, 전면전 문턱을 넘지 않는 조치에 대한 위험 수용성이 높아

진 양상을 보였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중국의 ‘소프트 파워’

에 대한 국제적 수용성이 낮아지고 미국이 중국의 대외 전략을 방해하는 데

만 급급한 포괄적인 전략적 경쟁을 부추겼다는 인식에 근거하여 중국이 이

러한 노선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중국은 전략적 억제를 단순히 상

대가 특정 행동을 하지 않도록 단념시키는 잠재적 역량으로만 보는 것이 아

니라, 상대를 강압하거나 강제하여 조치를 변경하고 중국의 요구에 따르도

록 하기 위한 특정 역량의 적극적인 사용으로 인식한다.

중국인민해방군이 분석한 전략적 억제의 구성 요소에는 재래 전력과 

핵전력뿐만 아니라 우주정보력까지 포함된다(Shou, 2013). 전략적 억제의 

핵관련 요소는 핵무기라는 파괴적인 위협을 이용하여 상대에게 중국의 전

략적 목표에 반하는 행동 방침을 재평가하도록 강압하거나 강제한다(Xiao, 

2020). 중국은 공식적으로 핵무기 ‘선제 사용 금지(no first use)’ 정책을 

계속 고수하고 있지만, 전략적 억제 개념의 일환으로 자국의 핵전력에 대

한 확증보복 역량을 상대에게 사용하고자 한다. 중국이 전략적 억제에 대한 

자국의 입장을 견지하는 데 있어, 중국 핵전력의 현대화와 재구조화 동향을 

살펴보면 미국에 대한 중국의 확증보복태세는 주변국을 강압하거나 강제하

고 미국의 확장억제의 실현가능성을 의심하도록 만들기 위해 무기 보유량

과 역량을 제공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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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핵전력

중국의 전략적 억제에 대한 접근 방식은 당-군-국가체계의 모든 측면을 포

함하지만, 미국의 확장억제에 대한 위협과 동맹국들에 대한 핵보장을 고려

하면 핵전력 발전 동향이 가장 중요하다. 1960년대에 처음으로 핵 시험발

사를 수행한 중국은 약 반세기 동안 중국 입장에서 미국이나 러시아의 핵 위

협이나 강압을 억제하기에 충분한 소수의 핵무기만을 보유하는 ‘최소억제

(minimum deterrence)’ 전략을 유지했다. 소수의 ICBM은 중국인민해방

군 제2포병부대 산하에서 관리되었고, 2015년 인민해방군 개편 이후 중국

인민해방군 로켓군(PLA Rocket Force, PLARF)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으

며 중국인민해방군 육군, 해군, 공군과 사실상 동등한 지위를 갖게 되었다. 

군 개편 직후 중국 핵전력 개발을 주시하던 서방 분석가들은 최소억제력 개

념을 공식 폐기하고, 로켓군에만 국한되지 않고 인민해방군 전반에 걸쳐 급

격히 증강된 핵 체계와 역량에 주목했다. 중국인민해방군은 향상된 이동성, 

생존력 및 살상 적중률을 바탕으로 육해공 중심의 삼각편대 체계를 확실하

게 구축하고 있다(Demirjian, 2022).

제2포병부대는 지난 수십 년 동안 20기를 상회하는 DF-31 ICBM을 

배치했지만, 2019년경부터 중국인민해방군 로켓군은 도로(와 철도로도) 이

동이 가능한 15,000km 사거리의 DF-41 ICBM을 운용하기 시작했다. 이 

DF-41 미사일은 다탄두 각개목표설정 재돌입 비행체(MIRV)를 탑재하므로 

단일 미사일로 운반하는 탄두 수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Logan, 2019). 

기존 DF-31 함대에 미국을 겨냥할 수 있는(그리고 미국이 요격해야 하는) 

탄두 수가 늘어나면 억제 공식에 대대적인 변화가 생긴다. 중국 서부에 건설 

중인 최대 300개 규모의 신규 ICBM사일로(지하 격납고) 건설에 관한 최근 

보도에 따르면, 이동식과 사일로 체계의 결합으로 운반할 수 있는 탄두 수가 

크게 증가했기 때문에 미국과 동맹국의 전략 전문가와 기획자들이 고려하는 

억제 방안이 상당히 복잡해질 것으로 보인다(Atwood & Hansler, 2021).

중국의 핵전력 확장에는 JL-2나 JL-3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12대를 탑재한 094형 진급 탄도미사일 잠수함(SSBN) 6척과 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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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일을 배치할 저소음 096형 탄도미사일 잠수함이 포함되며, 이 096형 

탄도미사일 잠수함은 건조 중에 있다(미 국방부 장관실, 2021; 미 국방부, 

2022). JL-2나 JL-3 미사일은 향후 다탄두 각개목표설정 재돌입 비행체

를 장착할 것으로 예상된다(미사일방어 프로젝트, 2021). 삼각편대에서 해

군은 억제를 위한 상시 순찰을 수행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 삼각편

대 중 공군의 경우, 중국인민해방군이 공중발사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

는 H-6N 폭격기를 배치한 것으로 전해졌다(미 국방부 장관실, 2021). 중국

인민해방군 공군은 신형 전략 폭격기도 개발 중이다. H-20은 스텔스 기술

(stealth technology)을 통합하고 8,500km의 사거리를 갖추어 재래식 및 

핵 탄두를 운반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Chan, 2022).

이러한 대대적인 핵전력 확장은 중국의 핵 전략이 진화하고 있음을 시

사한다. 중국 군사 전략 용어로 표현하자면, 중국의 핵전력은 중국에 전략

적 공격 위협을 가할 수 있는 핵보유국에 대하여 높은 수준의 보복 능력을 

보장하기에 ‘충분하고 효과적인’ 역량을 갖춘 ‘중등도(moderate) 핵억제’로 

전환되었다(Peng & Yao, 2005). 이러한 변화가 진행 중인 이유에 대해서 

중국 공산당이 명확한 입장을 표명한 바는 없다. 다만, 상대의 선제 공격 이

후 확산되는 미사일 방어에 직면하여 ‘효과적인’ 반격을 개시하기 위해서는 

더 크고 다양한 핵전력이 필요하다고 중국 지도자들이 인식했거나 인민해

방군 로켓단 지도부가 주장하여 관철시켰을 수 있다. 아울러 중국은 제기되

는 위협을 다각도로 인식하고 있으며, 어쩌면 미국뿐만 아니라 인도와 러시

아의 군비증강으로 야기된 억제력 문제는 어느 정도의 전략적 동등성을 달

성하는 무력에 의해서만 해결될 수 있다고 평가한다.

또한 중국은 광범위한 재래식 강압 수단(군사 및 기타)의 사용을 자국

의 핵전력이 주요 상대국과 동등한 수준에 있을 경우에만 신뢰할 수 있다고 

평가하는 것일 수도 있다. 이는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 및 동맹이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이 중국의 분노를 유발하는 경우에 특히 우려된다. 『제

2포병부대군사작전학(The Science of Second Artillery Campaigns)』은 

미사일 작전을 염두에 두어야 하는 유도미사일 부대원들을 위한 지침서 역

할을 하는 인민해방군 내부 문서로, 인민해방군 로켓군과 관련된 전략적 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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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활동에 대한 지침으로 여전히 유용하게 사용될 확전 체계(escalation 

framework)를 개괄적으로 설명한다(『제2포병부대군사작전학』, 2003). 이 

사다리 구조의 확전 체계에는 상향 경계태세에서부터 역량 시연, 상대국 영

토 인근에서 시험발사, 핵 사용 문턱의 하향 조정 발표에 이르기까지 다양

한 단계의 핵전력 활동이 포함된다. 사다리의 단계별 이동을 촉발하는 기준

은 여전히 모호하지만, 중국이 대규모 억제 작전의 일환으로 핵전력과 관련

된 강압적 활동에 대한 방안을 개발해온 것은 분명하다.

한국과 미국에 미치는 영향

중국의 군사력에 관한 2022년 미 국방부 보고서에는 변화하는 핵 위협 양

상이 간결하게 요약되어 있다. “2020년 미 국방부는 중국이 운용 중인 핵탄

두 보유량을 200발 정도로 추정하고 2030년에는 그 수가 최소 두 배에 달

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그동안 중국이 핵 확장을 가속화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미 국방부는 중국의 운용 핵탄두가 이제 400발을 넘어섰을 것으

로 추산한다. 미 국방부는 2030년이 되면 중국이 약 1,000발의 운용 핵탄

두를 보유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이들 핵탄두는 주로 미국 본토

(CONUS)를 사거리에 둔 체계에 배치될 것이다. …… 중국이 지금의 핵 확

장 속도를 유지한다면, 2035년까지 약 1,500발의 핵탄두를 보유할 수 있을 

것이다.”14 2035년까지의 위 추정치는 신(新)전략무기감축조약(New START)

에 따라 미국과 러시아가 보유할 수 있는 핵탄두 수와 동일한 수준이다.

이러한 대규모의 고성능 핵전력이 현실화되면서 북핵 위협이나 한층 

강력해진 중국의 향후 위협에 대해 미국의 확장억제가 제대로 작동할 것이

라고 한국 지도자와 국민에게 안심시키기 위한 한국과 동맹의 계획과 활동

은 점점 더 복잡해질 것이다. 중국이 한국에 강압적인 압력을 가하거나 한

미동맹에 대해 조치를 취할 때는 추가적인 미사일 방어체계나 실질적인 핵

투발체계, 혹은 이 두 가지가 결합된 무기 체계가 한반도에 배치되는 결정

14. 미국방부장관실,2022,pp.97-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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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내려지는 시점이 될 것이 거의 확실하다. 한편 중국은 한국의 역량은 강

화하되 한미동맹 관계는 약화시키는 전개를 지지할 수도 있다. 한국이 자

체 핵무기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면 중국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는 여전히 미

지수다. 하지만 그 결과로 한미동맹 관계가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로 타격을 

입는다면, 중국은 미국이 배제되고 모두가 ‘핵무장한’ 한반도를 암묵적으로 

수용할 가능성이 있다.

한국과 동맹의 행동의 자유에 대한 중국의 도전은 한국인들도 인지하

고 있으며, 따라서 이러한 상황은 한국의 정치와 핵보장 활동 관련 결정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은 중국이 지역적 우위를 모색하고 있다는 

사실을 오랫동안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상황의 중대성에 대한 한국의 태도 

변화는 최근 몇 년 사이에 일어났다. 2022년 8월, 중앙일보는 한국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90.2%가 중국을 신뢰

할 수 있는 파트너 국가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응답했으며, 이는 어떤 나라

보다 신뢰도가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Koreans Distrust Chinese More 

than Russians, Japanese,” 2022). 중국에 대한 한국인들의 인식은 단순

한 불신의 문제가 아니다. 

“국민의 다수(46%)가 현재 가장 큰 위협으로 북한을 꼽고 있고 33%는 

중국이라고 응답했다. …… 그러나 앞으로 10년 후의 위협 국가를 평가

해달라고 묻자 뚜렷한 변화가 있었다. 응답자의 과반수 이상(56%)이 중

국이 한국에 가장 큰 위협이 될 것이라고 대답한 반면, 북한이라는 답변

은 22%에 불과했다. ……”(Dalton, Friedhoff, Kim, 2022, p. 12). 

지전략(geo-strategy) 환경 변화에 따라 미국이 한국에 대한 핵위협

을 억제하고 분쟁 발생 시 확전을 관리할 수 있다는 점을 한국인들에게 안

심시키기 위해 미국의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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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 핵보장에 대한 한국의 관심 

북한은 이미 한국에 실존적 위협으로 작용하는 핵전력을 구축하고 있다. 김

정은의 미사일 및 핵무기 시험발사와 더불어 핵무기 사용에 대한 강한 언사

로 인해 북한의 핵무기 사용이 억제될 수 있으며, 설령 억제가 실패하더라

도 한국에 최소한의 피해만 입히며 북한의 핵무기 사용이 좌절될 수 있는 확

실한 보장이 필요하다고 믿는 한국 국민이 점점 증가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 

장에서 이미 언급한 대로, 북한의 핵전력은 충분히 강력해졌고 기술적으로 

고도화되었기 때문에 북한의 핵무기 운반을 저지하려는 한국의 노력은 난항

을 겪고 있다. 한미가 북한의 핵무기 타격으로부터 한국을 보호할 수 없다는 

사실이 더욱 확실해지면서(예: 거부에 의한 억제는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  

많은 한국인들이 북한을 억제하기 위해 핵무기 보복 위협(응징에 의한 억제)

이 필요하다고 느낀다. 또한 미국이 보복 약속을 주저하는 가운데 북한이 미

국에 대한 핵공격을 위협할 수 있는 상황에서 미국이 이러한 보복을 단행하

리라고 믿기 힘들다고 우려한다. 이와 함께 다른 우려들은 국민 대다수가 보

다 확실한 안보 보장을 위해 한국의 독자적 핵무장을 원하는 요인이 되었다.

제1장에서 소개된 바와 같이, 한국의 핵보장을 저해하는 여섯 가지 주

요 요인으로는 (1) 미국 핵우산의 전략적 모호성, (2) 북한이 미국을 직접적

인 표적으로 삼을 수 있는 시점에 미국이 핵우산을 포기할 가능성, (3) 북한

의 핵무기 및 핵 투발수단의 생산과 시험발사 지속, (4) 미국이 아프가니스

탄에서 그랬던 것처럼 동맹국인 한국에서 철수할 가능성, (5) 북한의 핵 그

림자는 북한의 도발을 촉진시키며 시간이 흐름에 따라 더 공격으로 변할 가

능성, (6)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계속되는 북한의 도발과 종래의 유엔안보

리 결의 위반사항에 대해 조치를 취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는 중국과 러

시아가 있다. 이 절에서는 이 여섯 가지 요인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한다.

핵우산의 전략적 모호성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를 구성하는 핵우산을 언급할 때, 미국은 통상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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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우산이 무엇인지 밝히지는 않고 한국에 핵우산을 제공하고 있다고만 말

한다. 예를 들어 2009년 한미 양국이 발표한 「한미동맹을 위한 공동비전

(Joint vision for the alliance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the Republic of Korea)」의 일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리는 양국의 안보 이익을 지원하는 동맹 능력으로 뒷받침되는 강력

한 방위태세를 계속 유지할 것이다. 핵우산을 포함한 확장억제에 대한 

미국의 지속적인 공약은 이와 같은 보장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백악관, 

2009).

핵우산의 일환으로서 미국 핵무기의 역할은 제1장에서 언급된 북한의 

핵무기 사용에 대한 억제 성명으로 인해 부분적으로 의미가 모호해졌다. 미

국이나 미국의 동맹 및 파트너 국가에 대한 북한의 어떠한 핵공격도 용인되지 

않으며 이는 북한 정권의 종식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미 국방부, 2022). 많

은 한국인들은 이 성명이 부적절하다고 느끼는데 미국이 북한의 핵무기 사용

에 대한 대응으로 핵무기 사용에 대한 의지를 확언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현재의 미국 핵우산 정책은 정확히 ‘계산된 모호성(calculated 

ambiguity)’이라고 규정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이론적으로 북한은 미국이 

특정 상황에서 북한에 대해 핵무기를 사용할 의도가 있다는 것을 알지만, 

언제 어떻게 사용할지는 알 수 없다. 혹자는 그렇기 때문에 억제 요소가 더 

효과적이라고 주장한다. 미 국립공공정책연구소(National Institute for 

Public Policy)의 매튜 코스트로우(Matthew Costlow)의 말을 인용하면, 

“미국의 핵 선언 정책은 상대가 두 번의 도박을 해야만 발동된다. 첫 번째는 

미국이 핵전력을 동원하여 공격에 대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고, 두 번째는 미국이 재래식 전력으로 대응을 한다면 승산이 있다고 간주

하는 것이다. 이러한 도박이 가능한 이유는 계산된 모호성 정책 때문이며, 

미국의 대응 방식과 결과에 대한 상대의 불확실성을 증가시킴으로써 억제력

에 일조한다”(Costlow, 2021). 따라서 실제로 미국 대통령이 일부 북한의 

공격, 특히 제한적인 핵공격에 대해 핵무기로 대응하기를 주저할 수 있으나 



34

한국에 대한 핵보장 강화 방안

김정은은 이를 확신할 수는 없다. 이러한 논리는 제1장에서 제시된 힐리의 

정리(Healey Theorem)와 일맥상통한다. 일각에서는 그 덕분에 북한 지도

부가 핵무기 사용을 더 주저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15

북한이 위험 회피형 행위자인 경우에만 적용될 수 있는 논리이다. 하

지만 김정은의 대규모 도발, 핵무기 생산 확대 및 미국에 대한 위협 노력, 

맹렬하고 공격적인 위협적 언사 등 모든 요소가 위험 감수자로서의 면모가 

점점 강화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또한 김정은은 내부 불안정과 위협으

로 인해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있을 때 전쟁과 핵무기 사용을 고려할 가능성

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되며, 이러한 상황에서 김정은은 위험을 감수하려 들 

것이 거의 확실시된다. 『억제 요인과 그 원인(What Deters and Why)』에 

대한 랜드 보고서는 전략적 모호성이 현재의 안보 환경에서 전략적 명확성

에 대한 효과적인 대안이 아니며, 특히 그 상대가 위험 감수형일 경우 더욱 

그러한 이유를 설명한다.

이 분석은 억제 대상과 억제 실패 시 미국의 대응 방법에 대한 명확성이 

성공적인 억제 태세의 두 번째 필수 요소라는 점을 시사한다. 명확성의 

부재는 기회주의적 공격을 유발하고, 강력한 동기가 있는 공격자들에게 

허황된 생각을 부추기는 빌미가 된다. 또한, 미국이 자국의 이익과 의도

를 완전히 명확하게 밝힌 경우에는 실패한 확장억제 전례를 찾아볼 수 

없다(Mazarr et al., 2018, p. xiii).

보도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한국 국방의 강건함을 국민에게 다

시 재확인시키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Kim, 2023). 윤 대통령

은 미국이 거의 맹목적인 신뢰만 요구하는 입장을 고수한다면 더 이상 한국

의 핵보장을 이룰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윤 대

통령은 “미국의 억제 절차, 특히 핵무기의 잠재적인 사용을 포함한 계획 및 

15. 이와관련한대표적연구는아르툠 예르노프,야이르타우먼,리처드젝하우저(Jelnov,

Tauman,Zeckhauser,2018)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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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 과정에 한국이 발언권을 갖도록 애써왔다”(Song, 2022b). 윤 대통령

은 핵우산의 투명성과 명확성을 기대한다. 더불어 2023년 4월 워싱턴 선언

(Washington Declaration)이 그러한 명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 되

기를 바라고 있다(Lee, 2023c).

게다가 많은 한국인들이 북한의 핵무기 사용에 대해 미국도 핵무기로 

대응한다고 보장해주기를 바란다.16 한국의 군사 지도자들은 앞서 언급한 북

한 정권의 존립에 대한 미국의 위협이 북핵 사용에 대한 미국의 대응과 크게 

다르지 않다 생각한다. 미국은 북한이 오로지 재래식 무기만을 사용하여 한

국을 침공하는 경우에도 북한 정권의 존립에 대한 위협을 가할 것이기 때문

이다. 따라서 북한은 남침 과정에서 핵무기를 사용하더라도 사용하지 않을 

때보다 추가적인 손실을 입지 않을 것이라고 인식할 수 있다. ‘핵우산’이라

는 표현은 말 그대로 북한의 핵무기 사용에 대한 미국의 핵무기 대응을 약속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까지 미국의 어떤 대통령도 이를 직접적으로 표

현한 적이 없으며, 수많은 미국 관계자들은 동료 한국인들에게 그런 보장은 

없다고 말한다. 결국 예측할 수 없는 미국 대통령의 결정에 달린 것이다. 이

러한 미국의 전략적 모호성은 평시에는 충분한 억제력이 될 수 있지만, 북

한 정권이 내부 정치적 어려움으로 절박해져 위험을 무릅쓰고자 하는 경우

에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17 한국은 북핵 사용에 대한 미국의 억제력이 위

기 상황에서 충분하지 않다면 강력한 핵안전을 보장받기 힘들다. 2024년에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당선된다면 한국은 핵우산을 철회하는 미국 대

통령을 맞게 될 수도 있다.

아울러 최근 몇 년 동안 북한은 소련/러시아가 핵무기 사용으로 나토

를 위협하던 것이나 심지어 우크라이나 침공과 관련하여 러시아가 핵을 사

용하겠다고 위협한 것보다 훨씬 더 공세적으로 한국에 핵무기를 사용하겠

다고 위협해왔다. 이러한 위협은 특히 2022년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진 북한

의 공세적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프로그램과 한미에 대한 북한의 직접적인 

16. 베넷박사는여러한국군동료로부터이러한이야기를약2016년부터들었다.

17. 브루스베넷과여러한국군지도부관계자들사이에 2013년부터오랜기간이루어진

사담에근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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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무기 공격 위협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더욱이 북한의 핵무기 태세

가 2022년에 방어적에서 점차 공세적으로 전환되면서 한국에서 심각한 우

려를 낳고 있다(O’Carroll, 2022).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이 미국 핵우산 방기를 초래할 것인가?

많은 한국인들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북한의 ICBM 구축이다. 이로 인해 미

국이 핵우산을 포기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이다.18 북한의 핵무기 하나

만 미국 도시에서 폭발한다면 미국에 큰 재앙이 되는데, 하물며 북한은 다수

의 핵무기를 운반하는 ICBM 수십 개를 보유하는 것을 목표로 미국을 위협

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인들은 미국이 북한의 ICBM 개발을 억제하는 데 

별다른 노력을 보이지 않는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 미국이 자국의 안보 위

협에 대해서도 조치를 취하지 않는데 과연 한국의 안보를 위해 나서 줄 것인

지에 대한 의문이 생기는 것이다.

냉전 시대에 프랑스는 미국에 대한 소련의 ICBM 개발 위협에 대해 

비슷한 우려를 제기했다. 1950년대부터 소련이 가진 재래식 무기의 우위

성 때문에 나토는 소련의 서독 침공을 단순히 재래 전력만으로는 막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미국은 소련 침공 이후에 나토의 재래 전력이 실

패할 경우 소련군의 진군을 막기 위해 전술핵 사용 계획을 세웠다. 실제로 

1970년대 초까지 미국은 유럽에 약 7,300여 개의 전술 핵무기를 배치했다

(Center for Arms Control and Non-Proliferation, 2021b). 그러나 프

랑스는 미국을 위협하는 소련의 전략 핵무기 증강을 지켜보며 소련이 미국 

도시에 보복 공격을 할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미국은 유사시 독일과 기타 나

토 회원국을 방어하기 위해 전술 핵무기를 사용할 의지가 없다고 최종적으로 

판단했다. 미국 케네디 대통령이 미국의 핵우산이 나토 회원국에 제공된다

는 것을 소련에 확신시키려는 의지를 내비치자, 샤를 드골 프랑스 대통령은 

18. 실제로북한은앞서언급한대로그러한목표를염두에두고ICBM개발계획을세우고

있는것처럼보인다.북한은아마도미국의핵우산보장에대한주요의문을제기하는것이

한미동맹을와해할수있는핵심요소라고인식하는것으로짐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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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를 위해 뉴욕을 포기할 수 있느냐”라고 물었다(미 국무부, 1961). 드

골은 케네디의 공약에 회의적이었기 때문에 소련의 프랑스 침공을 억제하

기 위해 프랑스가 자체 핵무기를 보유하기로 결정했고, 소련이 프랑스를 침

공한다면 소련에 막대한 피해를 입힐 것이라고 장담했다. 윤석열 대통령

은 최근 “파리를 지키기 위해 뉴욕을 포기하겠는가”라는 드골의 비유를 인

용하며 한국이 현재 직면한 상황과 비슷한 문제라고 말했다(Kim, 2023).

오늘날 일각에서는 미국에 대한 러시아의 ICBM 위협이 더 심각한데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나토 회원국은 미국의 확장억제와 핵우산을 신뢰하는데 

한국은 왜 신뢰하지 못한다는 것인가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나토 회원국

과 한국 간에는 여러 가지 중요한 차이점이 있다. 첫째, 미국은 나토 회원국

에 미국의 핵우산과 관련하여 소련/러시아에 대한 미국의 핵 계획 설명, 미

국의 핵 계획에 대한 참여, 그리고 궁국적으로 미국의 핵무기 공유가 포함

된 상당한 수준의 전략적 명확성을 제공했지만 한국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

았다. 즉, 미국이 한국에 대해서 이러한 조치를 적용한 사례를 찾아보기 힘

들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바로 그와 같은 조치를 요구하고 있으며19 워

싱턴 선언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일조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미국은 나토 동맹국의 방어를 미국 방어의 필수불가결한 부분

으로 간주했다. 이러한 전략적 명확성은 러시아의 ICBM 위협에도 불구하

고 미국이 유럽에서 핵우산을 적용하리라는 신뢰감을 심어주었다. 반면, 한

국 방어와 관련해서는 미국이 이와 동일한 방식으로 대한 적이 없다. 예를 

들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심지어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시험발사

는 미국에 위협이 되지 않기 때문에 “문제되지 않는다”라고 자주 언급하기까

지 했다(Gallo, 2019). 하지만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은 한국에 대한 분명한 

위협이며, 북한은 한국에 위치한 표적물을 겨냥하여 단거리 미사일을 이용

해 핵무기를 투발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해왔다(Zwirko, 2022). 이는 한

미 양국이 위협에 대한 인식과 이해관계에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시사한다.  

19. 윤석열대통령은“핵무기는미국것이지만정보공유·계획·훈련을한미가공동으로해야

한다”라고말했다.이해아(2023a)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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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발언들은 한국의 핵보장을 약화시킨다. 아울러 한국의 핵보장은 미

국의 관심 부족으로도 훼손된다. 일례로, 한국 언론은 미국 국가안보전략

에서 북한이 언급된 횟수가 세 번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Kang, 2022).

한미동맹에는 흔들리는 핵보장을 강화해야 한다는 과제가 남아있다. 

과연 미국은 한국을 지키기 위해 자국민의 생명을 희생할 준비가 되어있는

가? 워싱턴 선언과 관련된 다양한 조치들을 통해 한국 방어가 미국 방어에 

필수적 요소가 되어야 하지만 이 문제를 미국의 관점에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한국은 미중 갈등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만약 미국이 

중국의 침공에 대만을 지지하고, 중국이 일본에 있는 가데나 미군 공군기지

를 공격한다면, 미국은 한국이 미국 편에 서서 분쟁에 동참하리라고 기대할 

수 있는가? 한미 양국 간 상호방위조약은 상호적이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

서 한국의 지원이 요구될 수 있다. 70년 동안 미국이 한국을 보호한 데 이

어, 한국이 이러한 질문에 확실하게 긍정적인 대답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미

국의 방어에 한국은 필수적인 요소가 아닐 수 있다.

북한의 핵무기 증강 억제 실패

미국의 핵우산이 가진 모호성은 북핵 증강 위협과 관련하여 한국의 신뢰 문

제도 야기했다. 과연 핵우산이 핵무기 증강을 억제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결국 “핵보장은 억제 효과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핵 억제에 실패

할 경우 미국이 동맹국을 방어해 줄 것이라는 확고한 믿음을 동맹국에 심어

주고 유지해야만 하기 때문이다”(Go, 2022). 미국이 평시에도 북한의 핵무

기 및 투발수단의 증강과 시험발사를 억제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

지 않는다면, 한국인들이 어떻게 미국이 한국을 위해 심각한 피해가 예상되

는 전쟁에 참전할 의지가 있다고 신뢰할 수 있겠는가?

정치적 방기의 가능성

트럼프 대통령의 집권 또한 한국 내 미국의 지원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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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는 한미동맹의 가치를 폄하하고, 견고한 동맹 관계 구축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연합훈련을 중단했으며, 미군 지원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한국

에 막대한 비용 지불을 요구하며 주한 미군을 철수하겠다고 협박했다(Gallo, 

2021).20 2021년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지원 철회에 대한 한국의 공포는 이

러한 두려움을 증폭시켰다. 이와 관련하여 갈로(2021)는 다음과 같이 기술

했다. 

“하지만 혼돈 속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철수와 그로 인한 탈레반의 정권 

장악은 한국이 미국의 군사적 보호에 얼마나 더 의존해야 하는지, 한국 

정부가 독자적 방어 구축에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의구심이 더욱 커졌다. 특히, 한국이 자체 핵억제 능력을 개발하기 

바라는 목소리가 커질 가능성이 있다”(Gallo, 2021).

한국 정치가 한미동맹에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다. 지금은 한국이 한

미동맹을 강력하게 지지하고 있지만(Lee et al., 2023, p. 46), 새로운 한국 

대통령이 남북 관계 개선 방안으로 동맹을 약화시키고, 남북 화해로 나아가

기 위한 단계로써 한반도 ‘평화’에 집중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이

런 대통령이라면 제3장부터 제6장까지 설명한 한국의 핵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에 동참하기를 거부할 수도 있다.

미국 또는 한국의 정치가 한미동맹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

하는 것이 중요하긴 하지만, 양국 모두 동맹의 중요성을 깨닫고 그러한 대

립을 피해갈 필요가 있다.

북한의 ‘핵 그림자’에 대한 우려

러시아가 2022년 2월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기 전부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

20. 공정을기하기위해말하자면,트럼프대통령의임기대부분기간동안한국대통령은

미국과상반되는정책을다수추진하여미국내에서한미동맹의효용성에대한의문이

제기되었다(O’Connor,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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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대통령은 “이 분쟁에 제3국의 직접적인 개입이 있을 시에는 강력한 보복

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위협했다(“Ukraine Conflict Update: Feb 27, 

2022”, 2022). 그리고 4일 후, 푸틴은 핵전력 경계태세를 높이고 외부 개

입을 억제하기 위한 분명한 시도를 했다(Karamanau et al., 2022). 이는 

러시아의 ‘핵 그림자’를 극적으로 보여주는 행동으로, 핵 그림자란 핵보유국

이 다른 국가로 하여금 핵전쟁으로 확대될 것을 두려워하게 하여 핵보유국

의 강압이나 재래식 공격에 강력한 대응을 하지 못하게 위축시키는 능력을 

말한다(Estes, 2020).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의 초기 지원은 매우 작은 규

모였다가 점진적으로 확대되었는데, 이런 전략은 다행히 실행되지 않은 푸

틴의 위협을 시험하기 위한 것이었다.

많은 사람들은 김정은이 핵 그림자도 행사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도

발행위와 심지어 재래식 공격까지도 사용해 점점 더 공세적으로 바뀔 것이

라고 우려한다(Brewster, 2022). 실제로 북한은 핵 그림자를 이미 행사하

기 시작한 것일지도 모른다. 한미 양국은 2022년 북한의 적어도 95대에 달

하는 탄도미사일 및 기타 미사일 시험발사에 강력하게 대응하지 않았는데, 

북한과의 긴장 고조를 우려한 결과로 보인다(Choe, 2023). 김정은은 수많

은 실패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여전히 강력한 지도자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

하여 도발이나 제한적 공격을 감행할 동기가 충분하다.21 하지만 현재 김정

은은 북한 내부에서 주민들에게 식량이나 필요한 소비재, 또는 전력과 기

타 에너지원의 지속적인 공급을 보장할 수 없는 상당히 불안정한 상황에 처

해 있다(Mun,2022; Rengifo-Keller,2023). 또한 김정은은 심지어 엘리

트층에 대해서도 잔혹한 억압을 행사해왔다(O’Carroll & Chung, 2021).

김정은이 고려할 수 있는 공격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이 장에서 이미 

논의한 바와 같이 김정은은 250~500kt 혹은 그 이상의 폭발력을 가졌다고 

예상되는 7차 핵무기 시험발사를 준비하는 것으로 보이며, 이를 통해 자신의 

존재감을 국제적으로 크게 드러내고 성공한 모습을 과시하고자 할 것이다. 

21. 김정은은자신이나약한모습으로비춰질경우쿠데타가일어날지도모른다고경계하는

것처럼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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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이 2022년 12월 말 한국 국경 너머로 드론을 침투시켰던 사건은 한

국의 중요 시설이나 군인을 겨냥한 군집드론(drone swarm) 공격의 예고편

이었을 지도 모른다(Bridley & Pastor, 2022). 김정일은 일방적으로 서해 

북방한계선의 대체선을 선포하고 시행하거나 서북도서 점령 결정을 내릴 수

도 있다. 김정은은 이러한 조치를 통해 훨씬 더 광범위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북한의 핵 그림자가 한미 양국의 엄중한 대응을 막아주기를 바랄 것이다. 따

라서 지속적인 북한의 핵무기 구축은 향후 몇 년 내에 북한이 전면전을 시

작하겠다는 위협일 뿐만 아니라 김정은이 핵 그림자를 시험하면서 단기간

에 발생할 수 있는 북한의 도발과 제한된 공격의 가능성 및 잠재적 심각성

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한국의 핵보장을 더욱 약화시킨다.

유엔의 대북 조치를 방해하는 중국과 러시아

수년간 미국은 가장 심각한 북한의 핵무기 확산 활동에 대해 유엔안보리 조

치를 추진할 수 있었다. 사실상 한미 양국은 유엔안보리가 북한에 부과하기 

바랬던 제재조치 수준을 축소해야만 했는데 그 마저도 중국과 러시아는 지

나치게 극단적인 조치라고 여겼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엔안보리 결의는 

북한이 핵 프로그램에 사용되는 자원을 불허하는 동시에 안보리가 금지한 

핵무기와 핵 투발수단의 지속적인 개발에 대해 북한을 징벌하는 역할을 했다. 

하지만 이제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에 관한 어떠한 유엔안보리 결의도 받아

들이기를 거부하고 있으며, 결국 북핵 프로그램 견제를 위해 종전에 사용되

던 주요 수단이 사라졌다.

아쉽게도 미국은 유엔안보리 결의의 공백을 메우고 독자적인 대북제

재를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결국 북한은 2022년에 십여 개에 

이르는 ICBM 시험발사도 포함해 수십 차례의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진행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이러한 시험발사를 방지하기 위한 억제 체

제를 적용하거나 시험발사 이후에 적절한 응징을 가하는 데 실패했다. 미국

은 일부 북한의 개인과 기업에 대해 제재를 가했지만, 북한이 해외로 요원을 

파견할 때 실명을 사용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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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개인의 이름과 기업명을 자주 변경하기 때문에 이러한 제재의 

영향은 거의 없다고 봐야 한다. 미국은 북한에 대해 보다 엄중한 조치를 부

과하면 상황이 격화될 까봐 우려하는 것일지도 모르나, 현실은 어떠한 조치

도 취하지 않음으로써 북핵 위협이 고조되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가 유엔안

보리에서 북한을 지지하지 않아야 미국이 북핵 위협을 억제하기 위해 보다 

엄중한 조치를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의 핵보장을 위협하는 기타 쟁점 

평시든 분쟁 상황이든 미국의 핵무기 사용과 타격 목표물 지침에 대한 한국 

정부의 승인을 구하는 절차가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

에 대한 협의는 “유럽의 나토 동맹국에 나토 지휘하에 있던 핵무기의 사용

을 정치적으로 거부할 권한이 부여되었던” 나토의 역사적 계획과는 다른 것

으로 보인다(Berlin Information-Center for Transatlantic Security, 

1997). 이것이 더 우려되는 이유는 대한민국 헌법 제3조에 따르면 “대한민

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이다(대한민

국 헌법, 2023). 따라서 엄밀히 말하면 미국 핵무기가 표적으로 겨냥하는 

북한의 모든 지점은 대한민국의 영토이다. 2023년 4월 워싱턴 선언이 필요

한 절차를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윤석열 한국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에서 채택된 워싱턴 선언 전문」, 2023).

결론 

최근 워싱턴 선언이 채택되기 전까지 미국 정부는 한국의 핵보장이 부족하

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 실제로 미국

의 확장억제 공약의 핵우산 요소는 의도적인 모호한 전략이다. 앞서 언급한 

22. 해당발언은베넷박사가2016년부터현재까지북한고위층탈북자들과나눈여러인터뷰에

근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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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와 같이, 윤 대통령은 “게다가 ‘확장억제’는 미국이 모든 것을 책임진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한국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Choi & Kim, 

2023). 하지만 미국의 조치는 이 성명이 시사하는 것보다 훨씬 제한적인 경

우가 많았다. 이 장에서는 현재 미국의 핵우산 정책이 상대적으로 한국의 맹

목적인 신뢰를 요구하면서도 정작 미국은 한국의 신뢰를 위태롭게 하고 있

다고 설명했다. 미국 핵우산의 전략적 모호성은 한국이 직면한 도전과제 중 

하나이며 워싱턴 선언이 이에 대응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많은 

한국인이 다음의 경우에 미국의 조치가 심각하게 미흡했다고 생각한다. 

•   북한은 한국에 대한 실존적 위협으로 여겨지는 핵전력 개발에 성공

했으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위협을 막기 위한 미국의 노

력은 대부분 경제적 조치에 국한되어 핵무기 증가를 막지 못했다.

•   북한은 미국 도시를 위협하기 위해 ICBM 전력 배치를 추진하고 있

고 이는 향후 미국이 핵우산을 포기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시도로 보

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ICBM 개발을 억제하기 위한 별다

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   북한의 핵전력 증강은 북한이 자국의 핵 그림자 때문에 위축된 미국

과 한국의 대응을 두려워하면서도 도발을 확대하고 심지어 제한적 

공격을 감행하도록 점점 허용범위를 넓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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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책 및 전략 방안1 

북한의 핵과 미사일 역량이 지난 20년간 비약적으로 고도화되었지만, 많은 

한국인들은 핵 확장억제에 대한 미국의 의지를 표현하는 방식이 답보 상태

에 머물고 있다고 인식한다. 즉, 어떠한 맥락이나 구체적인 세부내용 없이 

미국의 방어 공약을 단순히 재확인하는 것은 사실상 미국의 모호한 약속에 

한국의 맹목적인 신뢰를 요구하는 것이다. 제2장에서 논의한대로 급변하는 

북한의 위협과 미국이 북핵 위협의 양적·질적 증가를 억제하지 못했던 측면

에서 많은 한국인들은 이러한 미국의 시대착오적 입장을 인식론적으로 받아

들이기 힘들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정책 및 전략 방안을 중심으로 한미 양국이 한국

의 핵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가용 방안을 기술한다. 이 과정은 어떤 선택을 

해야 효용이 더 높은지 의견을 제공하는 분석 절차가 아니라 한미 양국의 

국민과 정부에 한국의 핵보장이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가용한 

선택지가 있는지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과정이다. 아울러 북한은 핵무기 

사용으로 한국을 적극적으로 위협하고 있는 반면 중국은 그렇지 않기 때문

에, 이 장에서는 중국의 핵무기 위협이 아닌 북핵 위협에 대한 대응에 초점

을 맞춘다. 이 장에서 가장 먼저 소개하는 방안은 핵협의그룹(NCG)을 조직

하고,2 한미 양국의 국가 안보 공동체에 핵무기의 성격, 핵무기로 초래되는 

피해, 그리고 핵무기 방어 방안에 대한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핵우산이 포함된) 미국의 핵 확장억제에 대한 한국인의 신뢰를 높이기 위

해 필요한 주요 노력을 설명하고 전략적 명확성이 강화된 전략을 수립하기 

1. 본장은브루스W.베넷,브루스E.벡톨주니어,고명현이작성했다.

2. 워싱턴선언의일환으로,“양정상은확장억제를강화하고,핵및전략기획을논의하며,

비확산체제에대한북한의위협을관리하기위해새로운핵협의그룹설립을선언했다”

(「윤석열한국대통령과조바이든미국대통령의정상회담에서채택된워싱턴선언전문」,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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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공한다. 마지막으로, 북핵 프로그램을 억제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방안을 다룬다. 한미 양국은 협상을 통해 북핵을 억제하고자 

했지만, 이제는 강압적인 조치를 통해 북한 핵무기를 제한하기 위한 노력에 

박차를 가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조치를 전략적 관점에서 설명하고 일부 구

체적인 가용 방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장에서 소개한다.

핵협의그룹 조직 

이 글이 작성되는 시점에 한미 양국은 핵협의그룹을 구성하는 작업을 진행 

중에 있다. 핵협의그룹이 최종적으로 어떤 형태를 갖추게 될지는 예측하기 

어렵지만, 해당 기구가 한국의 핵보장 수준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 것으로 

여겨진다. 한국인들이 관심을 가질 부분은 핵협의그룹의 보고 대상인 국가

안보 지도부의 직급과 핵협의그룹 실무단 구성, 그리고 핵협의그룹 구성원

들의 회동 빈도가 될 것이다. 특히 핵협의그룹의 보고 대상은 미국 국방장

관과 한국 국방장관이 될 수 있으며, 이는 핵협의그룹이 양국 국방장관이 주

재하는 한미 안보협의회의(Security Consultative Meeting, SCM)에서 

보고하는 방식으로 수행할 수 있다.3 다음 단계의 핵협의그룹 조직은 사실

상 핵협의그룹 의장으로, 한미 국가안보정책 개발의 많은 부분을 책임지는 

한국 국방부 정책차관과 미 국방부 인도-태평양 안보담당 차관보가 맡을 수 

있다. 이러한 관료들 휘하에 워싱턴 선언에서 약속한 다양한 문제들을 처리

하기 위해 다수의 실무단이 구성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실무단은 (1) 핵 

교육, (2) 위협 평가, (3) 정책 계획, (4) 핵 사용 계획에 중점을 둘 수 있다.

핵협의그룹은 랜드연구소/아산정책연구원이 처음 권고한 ‘전략자문단’

을 구성함으로써 지원을 받을 수 있다(Bennett et al., 2021). 15~20명가

량의 한미 양국의 핵무기 및 국가 안보 전문가로 구성된 이 전문가팀은 특

3. 이와유사한조직으로,나토핵기획그룹(NPG)은“……나토사무총장이의장을역임하고

통상적으로 국방장관급 회의로 진행된다”(NATO, 2022). 실제로 한국 안보전문가들은

핵협의그룹을핵기획그룹과비교할것으로예상되며핵협의그룹이핵기획그룹처럼중요한

역할을하지못한다면부정적으로평가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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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한미연합군사령부(CFC) 소속 양국의 전쟁 설계자들에게 핵무기에 대한 

배경지식, 핵무기의 잠재적 영향, 그리고 양측에서 핵무기를 어떻게 사용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핵협의그룹이 수행해야 하는 다양한 

도상훈련(TTX)을 구성하는 데 도움을 준다. 전략자문단은 정부 관계자, 학

자 및 군장교의 조합으로 구성될 가능성이 크다. 재래 및 핵 병력 통합을 위

해 냉전 기간에 수행된 나토 계획(시너지 효과와 함께 원치 않는 부수적 피

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동일한 분쟁 지역에서 재래식 무기와 핵무기를 모두 

사용하기 위한 절차)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미국 전문가가 일부 포함되어

야 할 것이다. 

한미 양국의 핵무기 관련 교육 준비 

한미 양국 모두 군사 및 기타 국가 안보 요원의 대다수가 핵무기의 영향과 

대응 조치를 거의 접한 적이 없거나 이에 대한 교육이 전무했다. 앞서 제2장

에서 논의된 북핵 위협을 고려할 때, 필수 요원들에게 핵무기 교육이 반드

시 제공되어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한국의 국가 안보 관계자들이 북한의 

핵무기 위협과 그에 대한 대응 방안을 인지하고, 아울러 미국이 북핵 위협

에 대한 조치의 필요성을 이해하고 있고 그러한 조치를 취할 준비가 되어 있

다는 것을 보여준다. ‘전략자문단’은 이러한 교육 수행에 도움이 될 핵심 인

력을 제공할 수 있다.

실제로 교육은 두 가지 부분으로 구성될 수 있다. 첫 번째는 핵무기의 

성격과 그 영향에 대한 기본적인 지침으로 다양한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진

행할 수 있다. 여기에는 북핵 방어 방법에 대한 지침 또한 포함되며, 주로 

전술적 관점에서 교육이 진행될 것이다. 두 번째 부분은 분쟁 상황에서 군

대의 재래 전력과 핵전력 통합, 즉 핵무기로 재래 전력을 지원하는 북한의 

구체적인 위협을 중점적으로 다루며, 이때는 보다 전략적/운용적 관점에서 

진행될 것이다. 예를 들어 북한은 전술 핵무기의 목표 중 하나가 한국의 군

용비행장을 무력화시키는 것이라고 자주 언급해왔다. 이런 교육을 통해 북

한의 위협의 논리적 배경과 한미 양국의 공군 전력 유지를 위해 무엇을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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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할 것이다. 

핵무기 교육이 한국의 핵보장에 큰 도움은 안 되더라도 어느 정도의 안

도감을 제공하고, 한국이 북핵 위협에 대한 대처 준비가 잘 되어있다고 북한

이 믿게 해서 억제력을 강화하는 데 보다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의 확장억제에 대한 한국의 신뢰 재확립 

한국의 핵보장은 근본적으로 미국의 확장억제를 수행할 의지와 능력에 대한 

신뢰와 결부되어 있다. 그 첫걸음으로 한미 양국은 4년 이상 중단되었던 확

장억제전략협의체(Extended Deterrence Strategy and Consultation 

Group, 이하 EDSCG)를 재개했고, 워싱턴 선언에 포함된 핵협의그룹 창설

을 추진하고 있다(미 국방부, 2023b). 실질적으로, 한국의 신뢰를 얻기 위

해서는 먼저 미국이 핵우산을 행사할 능력과 의지가 있는지 평가할 수 있도

록 약속하는 바가 명확해야 한다. 그에 대한 평가는 미국의 핵우산이 ‘가시

적’이고 제5장에서 논의된 것처럼 미국이 자국의 핵무기로 한국을 지원하겠

다는 확실한 의지를 보여준다면 그 평가가 더 긍정적일 가능성이 높다. 이

러한 신뢰의 또 다른 부분은 다음 절에서 논의될 증가하는 북한의 핵무기 위

협과 적대감을 억제하는 것을 포함하도록 미국의 핵우산 노력의 범위를 확

대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여기에서 설명된 다양한 방안들을 살펴보면, 앞

서 소개한 전략자문단의 유용성이 입증될 것이다.

억제 전략에 관한 협의

EDSCG는 한미동맹의 한반도 억제력 강화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정을 

위한 전략 및 정책 현안을 종합적으로 논의하기 위한 포럼을 개최한다.4 

2022년 9월 16일, 한미 양국의 외교 및 국방 기관 대표가 참석한 EDSCG 

회의가 하루 일정으로 워싱턴 D.C.에서 열렸다. 회의가 끝난 후에는 다음

4. 포럼과한미양국의협의노력에대한역사는최석훈(2023)을참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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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같은 내용을 포함한 성명이 발표되었다.

미국은 핵, 재래식, 미사일 방어 및 첨단 비핵화 능력 등 모든 범주의 군

사력을 동원하여 한국에 확장억제를 제공한다는 미국의 확고하고 흔들

림 없는 공약을 반복했다. 한미는 북한의 어떠한 핵공격에도 압도적이

며 결정적인 대응으로 맞설 것이란 점을 명확히 하였다. 양측은 미국의 

핵과 미사일 방어 정책 관련 동맹 간 긴밀한 협의를 지속하고 강화해 나

가겠다는 의지도 확인했다(미국 국방부, 2022a).

EDSCG 공동성명은 한미동맹의 굳건한 결속력을 보여주는 강력한 성

명이었으나, 성명의 실질적인 적용을 개선하고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의 견

고성에 한국이 더욱 안심하기 위해서는 보다 포괄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게다가, 이는 EDSCG의 세 번째 회의이자 2018년 1월 이후 처음으로 

개최된 회의였다. 회의의 가치를 높이려면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거나 

회의가 끝난 뒤 일반적인 내용의 공동성명을 발표하는 하루 일정의 회의 방

식이 아닌 다른 방식을 취할 수 있다. 미국이 어떻게 확장억제를 구현할 것

인지에 관한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이 필요하다. 2023년 상반기에 EDSCG 실

무회의 개최가 예정되어 있으며(미국 국방부, 2022a), 핵협의그룹 내에 특

정 전략 쟁점들을 처리하는 특별전담팀이 구성될 수도 있다.

전략적 명확성 확립을 위한 전략과 정책 방안

미국은 역사적으로 자국의 억제 전략에 있어 상대에게 최대한의 억제 효과

를 거두기 위해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해왔다. 그러나 제1장에서 언급된 힐

리의 정리에서 볼 수 있듯이 모호성은 미국에 대한 동맹국의 신뢰를 약화시

키는 경향이 있다(Yost, 2009). 제2장에서 다룬 한국에서 미국의 확장억제

에 대한 신뢰의 저하는 동북아에서 미국의 핵심 동맹국, 특히 한국과 일본

을 위해 좀 더 명확해질 필요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예측하기 어렵고 명

백하게 위험한 위협 상황에 처한 한국과 일본을 안심시키는 일은 두 동맹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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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안정을 유지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사항이며, 특히 그 위협에 핵무기가 

포함되기 때문이다.

한국의 관점에서 핵우산 공약의 문제점은 그 내용이나 범위에 대한 정

의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모호한 약속에 대한 확고한 공약은 크게 의미가 

없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집을 사겠다고 확고하게 약속하더라도 구매 조

건과 이를 명시한 계약서의 작성을 거부한다면, 판매자는 아마도 잠재 구매

자의 약속이 그다지 가치가 없다고 생각할 것이다. 과연 구매자조차 자신이 

진지하게 구매의사가 있고 구매할 수 있는 자원이 있다고 생각했을까? 이와 

마찬가지로 과거 미국이 한국의 재래식 방어에 대한 명확한 약속을 할 때 미

국은 한국에 재래 전력을 배치했고 주한미군의 배치 계획을 공유했으며 합

동 방어 계획을 세웠는데, 이 모든 조치들이 미국의 재래식 방어 약속이 변

치 않을 것임을 시사한다.

한국의 핵보장을 위해 미국은 핵우산의 범위와 적용 방법을 포함하여 

핵우산의 목적에 전략적 명확성을 더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이 한국에 

제공하는 핵우산은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할 경우 미국이 핵무기로 대응하

겠다는 약속인 것인가? 미국이 핵무기를 사용한다면, 이루고자 하는 어떤 

목표와 효과는 무엇인가? 미국 역시 모든 측면의 북핵 위협을 다룰 계획인 

것인가? 그렇다면 미국은 북한의 핵무기 위협과 핵무기 투발수단의 증강을 

억제하는 데 더 노력할 수는 없는가? 미국은 한국에 핵무기를 사용하겠다는 

북한의 위협 또한 억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지 않나? 만약 미국이 그럴 의

도가 없다면, 한국에 직접 그러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내버려둘 것인가? 이

러한 질문에 미국이 한국의 안보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명확하게 답하는 것

이 한국의 핵보장을 강화할 수 있는 한 가지 방안이다.

북한의 핵무기 사용에 미국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미국이 북한의 핵무기에 대해 어떤 대응을 할 것인지에 대한 첫 번째 질문

을 생각해보자. 미국 정부 관계자들은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와 특히 

핵우산이 ‘확고하고’ 또는 ‘변치 않을’ 미국의 공약이라고 일관되게 주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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왔다. 예를 들어 한미 양국의 군 및 민간 고위급 관계자들의 연례 회의에서 

미국은 매년 확장억제와 핵우산에 대한 약속을 재확인시킨다(Kim, 2021). 

이는 한미동맹 관계에 중요한 사안으로, 명확하게 표현되지 않으면 북핵을 

우려할 수밖에 없는 한국인들이 매우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기 때문

이다. 미국은 주저하지 않고 이러한 입장을 공개 표명해왔다. 아울러 윤 대

통령은 취임 이후 한미동맹 강화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북한의 도발과 위

협이 동맹 강화에 일조했고 양국의 군사협력과 합동훈련으로 이어졌다.

미국의 ‘핵우산’이라는 용어는 함축적으로 한국이 핵무기 사용의 필

요성을 인식할 때마다 미국이 핵무기를 사용하겠다는 약속으로, 한국이 자

체 핵무기를 보유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미국은 핵우산의 

핵심 요소가 한국의 핵 비확산 체제 유지임을 분명히 밝혀왔다(Curtis E. 

LeMay Center, 2020). 이러한 정의와 일치하면서 제2장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한국의 수많은 국가안보 전문가들은 북한의 핵무기 사용에 미국 역시 

핵무기 사용으로 대응하겠다고 공언해주기를 바라며, 한국이 핵보유국이 

되면 북한에 그와 동일한 억제 위협이 될 것이라고 말한다.5 북한의 핵무기 

사용에 대한 위협 강화가 억제에 필수적이라는 느끼는 것으로, 한미는 북한

이 재래식 무기를 사용해 한국을 침공한다고 하더라도 북한 정권의 존립을 

위협해왔기 때문이다.6 북한의 핵무기 사용에 미국 역시 핵무기로 대응하겠

다고 약속하지 않는다면, 북한이 남한 침공을 결정하고 핵무기를 사용해도 

아무런 불이익이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리라는 것이 이들 전문가들의 입장

이다. 하지만 미국 정부 관계자들은 핵무기 사용 결정은 미국 대통령의 재

량이며 미국 대통령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확약하

기를 꺼리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 정부 관계자들은 이러한 한국의 우려에 쉽게 대처할 수 있는 방안

이 있다. 미국은 북한의 핵무기 사용에 대해 미국 대통령이 어떻게 반응할

지 예측할 수 없다고 접근하는 대신, 미국이나 동맹국을 상대로 북한이 핵

5. 저자들은이런주장을지난5~10년간군과민간고위급한국안보관계자들과수십차례

나눈대화에서들은바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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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 사용할 경우 미 대통령이 핵무기를 사용하여 대응할 것이라 예상된다

고 긍정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 이는 한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핵우산의 주

요 취지가 되어야 한다고 느끼는 바와 일치한다. 그리고 실제로 북한 정권 

존립에 대한 오늘날 미국의 억제 위협은 그러한 약속을 하고 있다.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한다면, 북한 정권은 아마도 지하 깊은 곳에 있는 고도로 보

호된 시설에 위치해 있을 것이다(예를 들어 Moon, 2018 참조). “지하 깊은 

곳에 단단하게 묻힌 중요하고 전략적인 많은 표적물들은 재래식 폭발물 침

투 무기로는 처리할 수 없으며, 오로지 핵무기로만 파괴시킬 수 있다”라고 

기술했다(미 전미연구평의회, 2005). 따라서 북한 정권을 제거하겠다는 미

국의 약속은 그러한 궤멸을 위해 미국의 핵무기를 사용하겠다고 약속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그러한 공언은 특히 미국 고위 관료들이 그렇게 말한

다면, 핵우산에 실질적인 내용을 부여하고 미국 대통령의 재량권을 해치지 

않으면서 한국에 상당한 확신을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전략적 명확성에는 잠재적 단점이 존재한다. 미국은 그러한 명

확성과 관련된 약속을 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앞으로의 미국 대통령이 핵무기에 대한 언급을 일체 거부하거나 심지

어 핵무기 사용을 전혀 고려해본 적이 없다고 말할 수도 있다. 상황이 이렇

게 전개된다면 한국의 핵보장과 북한에 대한 억제력 모두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따라서 전략적 모호성에서 벗어나기 전에 미국 대통령과 핵

6. “주한미군과한국군작전통제권을가진한미연합군사령부는단호한대응을위해마련한

새로운전쟁비상계획을마무리중이다.해당계획은북한의침공을격퇴할뿐만아니라

북한군대를무너뜨리고평양을점령하기위해북진할것을군에요구한다.서울에있는

한미국고위관료는북한정권이종식되고한국의통제아래국가가‘재조직’될것이라고

말했다”(Halloran, 1998).실제로다음기사가시사하듯,이개념자체는새로운개념이

아니다. “어제한국국영TV방송KBS는북한이남한을공격할경우한미양국이북한

정권을무너뜨릴계획을가지고있다고보도했다.KBS는이계획이단순히북한군대를

몰아내기보다는 북한을 점령하고 김일성 정권을 전복시키기 위해 반격을 시행한다고

전했다”(「KBS,김일성타도계획보도」,1994).“먼저서울북쪽에있는북한군을봉쇄한

다음,반격을가해북한군을격퇴하고북한의나머지지역을점령하는것이목표이다”(Mann,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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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인사들이 전략적 명확성의 개념과 핵우산의 의미에 대해 사전 조율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게 아니라면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는 것이 주저하는 미

국 지도부를 위한 최선의 대안이 될 수 있다.

일부 문제점은 미국이 핵우산을 ‘확고한’이라고 표현하면서도 정작 그 

우산이 무엇인지는 정의하지 않았다는 데 있다. 미래의 미국 정부 관계자들

에게는 그에 대한 대안이 주어지지 않을지도 모른다. 예를 들어, 북한이 포

항에서 동쪽으로 100km 떨어진 동해 상공 50km 지점에서 핵무기를 폭발

시켜 한국의 남동부 지역에 전자기펄스 피해를 입힌다고 가정해보자. 그렇

게 되면, 많은 한국인들이 미국의 핵우산을 실패한 정책이라고 여길 수 있다. 

북한의 핵무기 사용을 억제하거나 미국의 핵무기에 선언된 다른 역할을 제

대로 수행하지 못했기 때문이다.7 이 경우 미국 대통령은 『핵태세검토보고

서』에서 미국의 억제 위협으로 북한 정권을 무너뜨리겠다고 언급했음에도 

정권 궤멸이 비례적 대응이 아니며 갈등이 격화될 위험이 지나치게 크다고 

느껴 이를 원치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적절한 미국의 제한적 핵무기 사용

은 여전히 핵 억제력을 회복하고 한국을 안심시킬 수 있다. 약속된 핵협의

그룹 아래에서 실시되는 도상훈련은 한미가 이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전

략을 개발하고, 북한에 대한 억제력을 높이고, 한국의 핵보장과 핵 비확산

에 대한 약속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전략적 명확성 확립 모델

두 번째 단계는 미국이 북한에 핵무기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프레

임워크를 수립하는 것이다. 1940년대 후반에 미국 정부는 핵무기 프로그램

을 비공개로 하고 동맹국들을 핵무기 개발 노력에서 배제하고 미국의 핵무

기에 대한 정보를 주지 않았다(Wampler, 1990). 그 결과 영국과 프랑스 정

7. “『핵태세검토보고서』는미국의핵무기에대해다음과같은역할을확인한다.전략적공격을

억제하고동맹국과파트너를안심시키며억제가실패할경우미국의목표를달성한다”(미

국방부,2022,p.7).북한이한국을상대로핵무기를사용할경우이두가지역할이실패한

것이기때문에한가지역할만남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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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는 차례로 자체 핵무기 개발을 결정했다.

1960년대 초반에는 특히 나토에 대한 소련의 핵무기 위협이 상당히 심

각한 상황이었다. 미국은 나토 동맹국들이 자국의 핵안전이 보장되지 않고 

있다고 느끼며 미국이 보다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많은 나토 동맹

국이 자체 핵무기 개발을 추진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미국은 그러한 핵 

확산을 원하지 않았다. 미국은 국제 안보를 불안정하게 만들 우려가 있는, 

광범위한 세계 핵확산을 피하기 위해서는 나토 동맹국일지라도 자체 핵무기 

개발을 금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결정했다.8 따라서 미국은 나토 동맹국을 

안심시키기 위해 전략적 명확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미국이 

나토 동맹국과 함께 취한 조치는 한국의 핵보장에 유용한 방안을 제공한다.

1962년 로버트 맥나마라(Robert McNamara) 당시 국방장관은 아테

네에서 열린 나토 장관회의 연설에서 미국이 준비 완료한 일련의 조치들을 

간략하게 설명했다. 오늘날 한국에서는 이런 조치들이 거의 적용되지 않았

지만, 일부 항목은 워싱턴 선언에서 약속된 것으로 보인다. 포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미국은 1960년까지 유럽에 3,000여 개의 미국의 전술핵을 배치했다.9 

여기에 미국의 전략핵이 결합되어 미국이 소련의 핵무기에 대해 지

속적인 우위를 구축하였고 소련의 핵공격에 대해 강력한 억제력을 

제공했다. 소련이 전방에 배치된 미국 핵무기에 대한 공세적인 반격

을 추진했더라도 수백 개 이상의 핵무기가 소련에 대항하기 위해 살

아남았을 것이다(McNamara, 1962, pp. 3, 5, 6).

•   1960년대 유럽에 배치된 미국의 핵무기 사용 계획이 유럽 최고연

합사령관과 그의 참모들에 의해 이루어졌다. 이 무기들은 미국 대

통령의 사용 결정이 내려지는 그 즉시 최고연합사랑관의 지휘 아래

8. 미국은한국을포함해모든동맹국의자체핵무기개발에대해서이와동일한태도를

견지한다.

9. 미국은 그 수치를 늘려 1971년까지 최대 약 7,300개의 전술핵을 보유했다(Norris &

Kristensen,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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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Namara, 1962, p. 5; Kristensen, 2005) 전략적 피해를 입

힐 뿐만 아니라 전장에서 전술적 및/또는 운용 효과를 달성하도록 

했을 것이다.

•   유럽에 배치된 미국 핵무기 외에도, 미국에 배치된 상당한 수의 전

략핵이 유럽 내 소련 표적과 유럽에서 소련군을 지원했을 다른 국가

들의 표적을 겨냥했다(McNamara, 1962, p. 5).

•   미국은 1960년대 초반 탄도미사일 잠수함에 탑재된 핵무기의 대부

분을 나토를 지원하기 위해 투입했다(McNamara, 1962, p. 14).

•   미국은 나토 동맹국들에게 미국이 보유한 각 유형별 전략핵 수와 일

부의 경우 예상 추정치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다(McNamara, 1962, 

p. 4).

•   미국은 나토 동맹국에게 유럽에 계획된 핵 표적물 개수와 이에 대한 

전략 핵무기와 전술 핵무기의 총 할당량에 대한 총계 정보를 제공

했다(McNamara, 1962, p. 5).

•   맥나마라는 “핵 정책을 수립하고 핵무기 사용이 적절한 상황에 대해 

협의하는 데 동맹의 참여 확대”를 약속했다(McNamara, 1962, p. 

6). 특히 맥나마라는 “핵무기 사용 지침의 수립”에 관한 연설 서두에 

나토 동맹국의 참여를 언급했다(McNamara, 1962, p. 1). 2023년 

초 윤 대통령이 추구했던 역할과 상당히 비슷해 보이며, 해당 내용

은 워싱턴 선언에서 약속되었다.

2020년에 발표된 연구에서 브래드 로버츠는 유사한 접근법을 주장하

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미국의 핵우산은 지금과는 상당히 다른 1991년과 

2010년의 안보 환경에서 결정된 유산이며, 현재의 형태로는 더는 원래 목

적에 부합하지 않는다. 북한의 핵 위협에 맞서기 위한 집단적 결의를 더 잘 

보여줄 수 있도록 수정되어야 한다”(Roberts, 2020). 

최근 몇 년 동안 북한의 위협은 크게 증가했지만, 확장억제 공약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 이에 따라 로버츠는 결론에서 “미국은 동북아에 ‘나토와 

유사한’ 핵 확장억제에 대한 한국과 일본의 높아진 요구에 대해 긍정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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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해야 한다. 그러나 단순히 나토 모델을 그대로 도입하기보다는 이미 이

루어진 진전을 바탕으로 현대 동북아의 특징적 전략적 맥락에 맞게 억제력

을 조정해야 한다”라고 명시했다. 좀 더 일반적인 내용으로는, 전 국방부 관

료였던 잭 쿠퍼(Zack Cooper)10는 “한국에 핵무기가 배치되는 것이 바람직

하지는 않지만, 미국은 한국이 미국의 확장억제 보장에 안심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할 필요가 있다”라고 공개적으로 언급했다(Lee, 2023a). 북핵 공격

으로부터 한국을 방어하기 위해 한미동맹이 필요한 조치를 지속하는 가운

데 위협에 적응하는 것이 관건이 될 것이다. 이 장의 나머지 부분에서 잠재

적인 정책과 전략 방안을 설명하고, 핵무기 운용 계획과 실행 방안은 제4장

에서, 핵무기 전력 방안은 제5장에서 다룬다.

미국 핵전력 보유 현황 파악

미국은 전구급 핵무기와 전략 핵무기를 포함하여 현재 보유 중인 핵무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한국에 제공할 수 있다. 이러한 정보에는 맥나마라가 

아테네 연설에서 했던 것처럼 미국의 가용 핵무기 종류, 핵무기 투발수단의 

특징, 핵무기 수가 포함될 수 있다. 미국은 또한 이러한 핵무기의 예상 위력

과 투발체계의 운용 특성(예를 들어 태평양 해상에서 운용되고 있는 핵무기

를 탑재한 탄도미사일 잠수함은 보통 몇 척 정도인가?)에 대한 기본적인 정

보와 예상 성능을 제공할 수 있다. 역사적으로 미국은 이런 정보를 공개하

는 것을 꺼려 했으며, 미국의 핵무기를 공격하거나 무력화하는 방법을 적국

에 간파 당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핵전력에 대한 정보를 비밀로 유지하고자 

했다. 실제로 미국은 이미 한국에 이러한 정보를 부분적으로 공개하고 있을 

수도 있다(Song, 2022c). 오늘날 이러한 정보의 대부분이 인터넷에 공개되

어 있어 검색을 통해 이용이 가능하다(예를 들어 Nuclear Weapon Archive, 

2023). 일부 일반적인 매개변수에 대한 대중의 인식 확대가 한국의 핵보장

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10. 그는조지W.부시행정부시절재임한관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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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북한에 핵무기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미국은 한국의 고위 국가안보 관계자들에게 북한에 타격하기로 계획한 핵무

기 표적 수와 그에 대한 미국 핵무기의 총 할당량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여 

북한에 대해 사전에 계획된 핵공격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정보 집계

는 표적 유형별로도 가능하며, 전체 핵무기 사용 계획을 검토 대응하는 역할

을 한국 정부에 부여할 수 있다. 관련 내용은 제4장에서도 다룬다.

북한 핵무기 프로그램 억제 

지난 30년 동안 한미 양국은 북한과 비핵화 협상을 통해 북한의 대남 핵무

기 위협을 해결할 수 있기를 희망해 왔다. 아직도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를 

논의하기 위해서라면 장소와 시간을 가리지 않고 북한 정권과 만나 대화할 

용의가 있음을 주기적으로 피력하고 있다(Lee & Kim, 2022). 하지만 북한

은 협상을 거절할 뿐만 아니라(Choi, 2022b), 비핵화 거부 의사를 반복적

으로 표명하고 있다(Kim, 2022b). 따라서 이 보고서에서는 북한 핵무기 프

로그램을 억제하기 위한 초기 단계로 북한의 핵무기 생산 동결 또는 부분적 

비핵화를 강제할 수 있는 노력을 고려함으로써11 궁극적으로 북한이 공격용

의 강압적 위력을 갖는 핵전력을 개발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한다. 

이러한 노력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일반적으로 북한은 일정 수준

의 한반도 지배력을 달성하여 한국의 운명을 통제하고(예를 들어 Bennett 

et al., 2021, pp. 2-3;p. 9; Hwang, 2022, p. 518), 미국에 보복할 방안

을 모색하는12 현상타파 국가로 간주되고 있다. 그러므로 북한 핵무기 증강

을 제한하는 모든 것이 한미 양국에 대한 위협을 줄일 수 있다.  

11. 북한의핵무기생산동결은한미양국이오랫동안요구해온비핵화기준에는못미치겠지만

적어도제2장에서예측한것처럼북한이수백개의핵무기를생산하는것은막을수있다.

따라서북한핵무기생산동결은최종상태가아니라현실을고려한첫단계로간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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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을 대체할 대안

한미 양국이 북한 핵무기 위협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협상만 선택할 수 있

는 것은 아니다. 상호 협력을 바탕으로 위협을 억제하는 방법을 선호하긴 하

지만 ‘강압적 조치’를 통해 목적을 달성할 수도 있다. 강압적 조치를 기반으

로 북한에 원하는 바를 전달하고, 악행을 중단하지 않으면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겠다고 위협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미국은 북한이 탄도미사일 시험을 

계속할 경우 미 항공모함을 부산에 전진 배치하겠다고 위협할 수 있다. 이

와 같은 위협이 중국의 이익에도 반할 경우에는 북한에 더욱 강력한 압박이 

될 수 있는데, 한국과 미국의 요구대로 행동하도록 중국이 북한을 압박할 명

분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예컨대 북한이 탄도미사일 시험을 계속한다면 한

국이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계에 편입할 것이라고 위협할 수 있고, 이는 중

국의 분노를 유발하는 원인이 될 것이다. 물론 북한이 한국과 미국의 요구

대로 행동하리라는 보장은 없다. 따라서 한미 양국은 북한이 국제 정세에 어

긋나는 행동을 지속할 경우에 대비하여 위협을 이행할 준비 태세를 갖추어

야 한다. 한미 양국이 위협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이후의 강압적 조치들 역

시 효과가 저하될 것이다. 이와 더불어 북한, 그리고 잠재적으로 중국이 강

압적 조치에 반발해 갈등을 격화시키는 행동을 하는 경우에도 대비해야 한

다. 뛰어난 체스 선수가 3수 이상의 수를 내다보는 것처럼 갈등이 심화된 상

황에 대처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미국 정부는 강압적 조치를 포함하여 외교(Diplomatic), 정보(Infor-

mation), 군사(Military), 경제(Economic)로 구성된 네 가지 범주의 약자

를 딴 DIME 행동 방안을 마련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한미 양국은 여

러 해 동안 확전 또는 보복의 위험을 피하기 위해 주로 외교적 방안을 추구

했다. 그 과정에서 북한 핵무기 시험에 대응하기 위한 주요 조치로 유엔과 

12. 해당글에서북한전략문화의특징을묘사한것으로인용된세가지메시지는다음과같다:

“제국주의위협은압도적이며북한은이러한위협에상시적으로포위된국가다.침략당한

민족의삶은비참하기때문에복수는신성한의무다.그럼에도불구하고제국주의는결국

붕괴하고역사가승리할것이다.”(Hwang,2022,p.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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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하여 경제적 제재를 가했다. 이러한 제재 조치는 북한 경제에 상당한 타

격을 주었지만,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해 불가피한 조치였다는 북

한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외부 세계로부터 국경을 봉쇄하기로 한 북한의 결

정 또한 북한 경제에 상당한 피해를 입혔다. 한편, 북한은 외교적 노력을 지

속하기를 거부하고 있다. 실제로 김정은은 비핵화 의지가 없음을 표명해 왔

으며(자유아시아방송, 2022), 한국 국민 대다수는 이제 비핵화가 불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한다(Nam, 2022).

한미 양국이 북한에 꾸준히 외교적 방안을 제안하고 있긴 하지만 이 보

고서에서는 DIME 범주에서 한미 양국에 주어진 선택지 가운데 외교를 제

외한 나머지 세 가지 방안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앞서 논의한 방안과 마

찬가지로, 핵협의그룹이 검증된 전략자문단의 지원을 받아 필요한 강압조

치들을 구성하는 데 주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경제적 조치

핵무기와 목표물까지 핵무기를 운반하는 플랫폼을 개발하기 위한 북한의 노

력에는 큰 비용이 소요된다. 유엔 회원국, 미국, 한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에

서 북한에 다양한 경제적 제재 조치를 가했지만 북한은 자국민이 궁핍한 생

활을 하더라도 핵무기와 투발수단을 계속 개발하는 쪽을 선택했다.

사실 북한 정세에 깊은 관심을 두지 않는 사람들은 연간 국내총생산이 

고작 400억 달러에 불과한 나라가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에 투입되는 엄청

난 비용을 충당할 수 있다는 사실에 의문을 갖는다(CIA, 2023). 그러므로 

북한이 군사력을 유지하고 개선하기 위해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에 관해서

는 설명할 만한 가치가 있다. 북한의 주요 자금 조달 출처는 비합법적 활동

이다. 군수산업 확장, 불법 약물 판매, 사이버 범죄 등 비합법적인 활동으로 

벌어들인 돈이 북한 실물경제의 약 40%를 차지한다. 미 고위 관계자는 북

한 미사일 개발에 투입되는 자금의 절반가량이 불법적인 사이버 활동에서 

벌어들인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Ponnudurai, 2013; Reddy, 2023b). 북

한이 이런 활동을 통해 매년 벌어들이는 수십억 달러의 자금은 다른 곳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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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 세탁을 거쳐야 한다.

미국이 적용한 주요 경제 제재는 북한이 핵무기 프로그램에 자금을 

지원하고 자원을 조달하기 위해 도움을 받는 제3자에 제재 조치를 가하는 

것이다.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 등 주요 국가의 페이퍼 컴퍼니와 북한이 

불법 활동으로 벌어들인 자금을 세탁해 주는 아프리카, 이란, 아랍에미리

트, 중국 등에 위치한 은행이 이러한 제재 대상에 포함된다(Choy, 2020; 

Pearson and Latiff, 2017). 이러한 불법 자금을 추적하고 북한을 압박하

는 방법은 제삼자에 대해 2차 제재를 적용하는 것이지만,13 미국 정부는 여

러 차례 정권이 바뀌는 동안 이러한 제재 조치의 적용을 주저해 왔다. 기존

의 적용 가능한 제재 조치들의 이행을 강화하면 미국이 은행을 제재하거나 

적어도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주로 중국이나 러시아(Hsu, 2019)에 위치

한 이 은행들은 북한 주민이 돈을 예치하는 것을 묵인하고 있다. 이와 같은 

국가에서 영업 중인 은행에 제재나 벌금이 부과되지 않는 한 기존 제재 역시 

무용지물이다. 마찬가지로 미국에 우호적인 국가에 있는 북한의 페이퍼 컴

퍼니를 폐쇄하고 지속적인 관찰을 통해 새로운 회사가 설립되면 즉각적으

로 대응할 수도 있다.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에 사용되는 자원을 북한에 판

매하다 적발된 러시아 등에 위치한 국가의 기업을 제재할 수도 있지만, 이

러한 조치를 적용하는 것 못지않게 제재 조치의 강력한 이행이 중요하다.14

북한은 이미 제재 조치를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가까운 시

일 내에 협상이 재개된다면 북한이 첫 번째는 아니더라도 우선적으로 제재 

완화를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북한의 불법적이고 비합법적인 금융

13. “……2차제재는미국을제외한제3국에미국또는제재대상[북한]가운데거래대상을

선택할수있는선택지를제시하지만두국가를모두선택할수는없다”(Bartlett&Ophel,

2021).따라서허용된양보다더많은양의석탄을북한에서구매하면서유엔제재를

위반한중국기업들은북한과그러한거래를지속할경우미국과의모든거래가금지될

것이라는경고를받을수있다.

14. 북한의대량살상무기개발을지원하기위해비합법적금융과불법거래수단을활용할수

있도록돕는러시아를비롯한해외기업과북한주민에대한미국의제재가좋은예이다(미

재무부,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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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 차단은 김정은 정권에 실질적인 압박을 가할 것이며, 동시에 더 강도 높

은 도발 행동을 유도할 수도 있다. 이는 역효과를 불러온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또는 엄밀히 말해 북한의 금융망에 

충분한 압력을 가하는 조치를 계속 주저한다면 북한이 아무런 눈치도 보지 

않고 지금처럼 값비싼 핵무기 프로그램에 자금을 계속 조달하게 될 것이다.

군사적 조치

북한에 대한 군사 공격으로 핵무기 관련 생산 시설 및 시험 시설 상당수를 

파괴할 수 있겠지만 그러한 행동은 북한과의 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

우 높다. 한미 양국은 북한과의 전면전을 피하고 싶은 마음이 크기 때문에 

위험을 무릅쓰고 군사 공격을 감행하는 일은 상상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일

부 군사 조치가 사용되고 있으며, 기존의 조치를 강화하면서 다른 조치를 추

가할 수도 있다. 추가 가능성이 있는 군사 조치는 다음과 같다.

1.  한미 양국은 한반도에서 실시되는 한미연합군사훈련의 횟수와 강

도를 지속적으로 증가하겠다고 위협할 수 있다. 현재 한미연합군사

훈련을 실시하고 있긴 하지만 북한이 핵무기 관련 프로그램을 포기

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훈련을 강화할 것이라고 위협할 수 있다.

2.  이와 유사하게 미국은 한반도에 미국의 전략무기체계(예: 폭격기, 

항공모함, 핵잠수함)를 상시 배치하겠다고 위협할 수 있다(제5장 

참조).

3.  한국은 미국이 주도하는 탄도미사일방어(BMD) 체계에 가입할 것

이라고 위협할 수 있다.15

4.  한미 양국은 북한이 군사 실험 및/또는 핵무기/미사일 생산을 억제

하지 않을 경우 북한을 상대로 한국의 핵보장과 관련된 강압적 조

15. 한국의탄도미사일방어역량과미국이주도하는탄도미사일방어체계에가입하지않기로

한결정과관련된상세내용은 「대한민국의탄도미사일방어력」(Republic of Korea’s

BallisticMissileDefenseCapabilities,2022)을참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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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를 취하겠다고 위협할 수 있다. 잠재적인 강압적 조치로는 한국

에 미국의 전술 핵무기를 배치하겠다는 위협이 포함될 수 있다(제

5장 참조).

5.  한미 양국은 일본을 포함하여 북한과 중국에 대항하는 한미일 삼각

동맹을 공식적으로 구축하겠다고 위협할 수 있다. 2023년 8월에 

개최된 한미일 3자 정상회담은 이러한 방향성의 첫 걸음이었다(백

악관, 2023). 이러한 동맹 관계의 일환으로 한미일 3국은 북한의 

위협에 대한 타격 계획(한국의 킬체인과 일본의 대전력 역량)을 조

정할 수 있다(Bennett, 2022b).

6.  미국은 현재 개발 중인 극초음속 미사일을 한국에 배치하겠다고 위

협할 수 있다.

어떠한 경우든 북한이 핵무기와 투발체계 생산 및/또는 시험 일부를 

계속한다면 한미 양국이 북한과 중국이 특정 결과를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위협할 수 있다. 북한이 한미 양국의 요구에 따르지 않는다면 한국과 미국

은 위협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는 데 기여한 몇 가지 다른 주요 조치들이 

있다. 주한미군 기지에 처음으로 창설된 우주사령부(Space Command)가 

바로 그 예이다. 주한미군 대변인의 말을 인용하자면, 이 부대는 “미사일 경

보, 위치∙항법∙시각(PNT), 역내 위성 통신과 같은 우주 작전과 서비스를 조

율하는 임무를 담당”하게 될 것이며 이러한 조치는 북한의 환영을 받지 못

할 것이다(Lendon & Bae, 2023). 

정보적 조치

한국과 미국은 대안으로 정보를 사용해 북한을 압박하면서 북한 핵무기 위

협을 억제할 수도 있다. 일례로 한국의 음악, 영화, 드라마가 북한 젊은이들

의 마음을 사로잡는 중이다. 이와 같은 미디어의 영향은 북한 사회에 대한 

김정은의 지배력에 위협을 가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김정은은 외부 세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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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를 두려워하고 있다는 사실을 표출해 왔으며, 심지어 케이팝을 두고 북

한 젊은이들의 문화를 타락시키는 “악성 암”으로 비난하기도 했다. 북한 관

영매체는 북한 주민들이 케이팝에 노출되는 것을 통제하지 않으면 정권이 

“축축하게 젖은 벽처럼 무너질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Choe, 2021). 김정

은에게 이보다 더 두려운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실제로 북한은 외부 정보와 

실질적인 전쟁을 선포했지만 이는 북한이 절대로 승리할 수 없는 전쟁이다

(S. Lee, 2023).

이와 더불어 한미 양국은 기타 종류의 다양한 정보를 사용할 수도 있다. 

예를 들면, 북한 정권이 핵무기에 지출하는 비용을 조금 줄이는 것만으로도 

외부에서 식량을 구매하여 북한의 기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정보를 북

한에 보내는 것이다.16 평양의 엘리트층에 정보를 전달하는 정보 작전을 통

해 김정은의 국경 폐쇄 이유가 표면적으로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으로부

터 북한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였지만, 실제로는 북한으로 유입되는 외부 정

보의 통제를 강화하고 중국과의 무역을 통해 부를 축적한 북한 기업가들이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면서 정권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피해 가지 못하도록 

이들을 파산시키는 데 주목적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리는 것이다. 보다 진지

하게 고려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한미 양국이 김정은의 극단적인 도발과 언사

에 대해 주기적으로 칭찬할 수도 있다. 김정은의 이러한 행동 덕분에 한미 

양국의 동맹이 그 어느 때보다 견고해졌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미동맹을 해

체하고 싶어 하는 북한 정권으로서는 사실상 역효과를 얻게 된 셈이고 이는 

곧 외부 세계에 대한 김정은의 이해 부족을 보여준다.

북한의 보복 및 확전 관리

최근 몇 년간 북한은 한미 양국의 방어 활동에 보복하려는 의미심장한 성향

16. 북한내부에서는이미식량부족과관련된불만이있는것으로보인다.“올해들어북한

주민들이지속적인군사력과시에불만을표출하고있으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사태의장기화로쌀값이상승하고사법기관의단속으로생계가막막한상황에서미사일만

발사하는당국과무엇을해야할지모르겠다고불평하는것으로알려졌다”(Lee,2022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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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보이고 있다. 실제로 북한은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중단시키기 위해 대규

모 미사일 시험 발사를 감행하는 등 자체적으로 강압적 조치를 추구하고 

있다. 따라서 한미 양국이 북한에 대해 강압적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위협할 

때는 북한의 맞대응 및 확전 가능성과 함께, 북한이 이러한 움직임을 저지

하기 위해 도발적인 행동의 수위를 높일 수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이러한 확전 가능성을 관리하려면 원치 않는 북한의 행동을 중단시키

기 위한 즉각적인 결과에 그치지 않고, 북한 또는 중국이 갈등 격화를 선택

하는 경우 후속 결과를 야기하는 조치를 이행할 것이라고 위협할 수 있다. 한 

가지 기억해야 할 사실은 강압적 조치를 공개적으로 실행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김정은은 미국의 강압에 굴복하는 나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에 공개적인 강압 조치는 오히려 김정은에게 그러한 조치에 대응

하는 강력한 동기로 작용할 수 있다. 대신, 김정은이 나약해 보이는 것을 피

할 수 있도록 북한 소재 유엔 사무소를 통하는 등 비공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최선이다.

한 가지 예를 들면, 미국은 북한의 ICBM이 태평양 상공에서 정상적인 

궤도로 시험 발사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그러한 시험으로 북한이 ICBM 

발사에 대한 자신감과 강압적 수단을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위험 감수 

전략을 펴는 북한이 핵무기 시험 발사를 한다고 주장하면서 실제로는 하와

이나 미 서부 해안에 심각한 전자기펄스 피해를 야기하도록 설계된 ‘시험’을 

감행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국은 ICBM이 발사되면 이를 격추하

겠다고 위협하고 북한의 미사일 성능에 대한 자신감을 떨어뜨리는 동시에 

잠재적인 전자기펄스 공격을 차단할 수 있다(Bennett, 2023). 북한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 제7차 핵무기 시험으로 위협할 수 있다. 한미 양국은 핵무기 

시험을 감행할 경우 한국의 음악과 드라마, 그리고 여러 메시지가 저장된 

USB 드라이브 백만 개를 평양 지역의 고위 엘리트들에게 보낼 것이라고 위

협할 수 있다(Bennett, 2022a). 북한을 위협할 때 한미 양국은 후속 단계

의 위협 조치로 미국 핵무기를 한국에 신속하게 배치할 수 있게 한국 내 미

군기지 비행장에 핵무기 저장시설을 건설할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다(제5장  

참조). 또한 중국이 원하지 않을 이러한 강압적 조치들과 관련된 정보를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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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에 비공개로 전달하고 중국이 북한을 제지하도록 할 수도 있다. 미국은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할 경우 정권을 무너뜨릴 의지가 있음을 상기시키고, 

탄도미사일 시험을 위해 핵무기를 발사하는 것 또한 ‘핵무기 사용’으로 간주

될 수 있음을 북한에 전달할 수 있다.

북한의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억제하기 위해 미국이 이와 

같은 강압적 조치를 사용했음을 시사하는 정보가 공개된 적은 없다. 그러한 

조치가 실제로 있었다면 미국이 북한의 ICBM 시험을 억제하기 위해 특별

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예상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이 ICBM의 성능을 신뢰

할 수 있는 시점까지 시험 발사를 하지 못했다면 미국의 안보에도 도움이 되

었을 것이기 때문에 북한의 시험 발사가 미국이 강압적 조치를 취하는 동기

를 부여했을 수도 있다. 하지만 2022년 초 이후 약 12차례에 걸친 북한의 

ICBM 관련 시험에도 미국이 주요 대응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볼 때 미국은 북

한의 ICBM 관련 시험에 대해 어떠한 강압적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

인다. 추측하건대 미국은 북한과의 갈등 고조에 대응해야 하는 상황을 우려

해 왔고, 한국의 핵보장 미비가 북한과의 갈등 심화 위험을 정당화할 만큼 

심각한 위협이 아니라고 판단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강압적 조치가 잠재적으로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것도 사실

이다. 하지만 북한이 300여 개의 핵무기와 핵무기를 투발할 수 있는 50개의 

ICBM을 보유한 상황에서 북한의 강압적 조치에 대응하는 것보다 지금 강압

적 조치를 적용하는 것이 더 위험하다고 볼 수 있을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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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운용 계획 및 실행 보장 방안1 

이 장에서는 제3장에서 논의한 한미 양국의 포괄적인 전략과 정책을 바탕으

로 한국과 미국의 기획 및 작전 분야 보강을 통해 한국의 핵보장을 강화하

는 방안을 살펴본다. 북한은 핵무기 사용으로 한국을 적극적으로 위협하는 

반면 중국은 그러한 움직임을 보이지 않으므로, 이 장에서는 중국의 핵무기 

위협은 제외하고 북핵 대응에 집중한다. 핵보장 방안에는 위협에 대한 한미

의 개념 공유, 한미 재래식 군사력 강화, 핵전쟁 대비, 핵 운용 계획 승인에 

대한 한국 정부의 참여, 한미일 3국 협력 강화가 포함된다. 참고로 이 보고

서는 이러한 방안의 상대적 효용성을 분석하기보다는 이를 설명하는 데 목

적이 있다.

북한 위협에 대한 한미의 시각 공유 

한미 군사 계획 수립을 위한 첫 번째 단계는 북한 위협을 바라보는 관점을 

통일하는 것이다. 제2장에서 논의한 위협과 특히 최근 북한의 공격적이고 

군사적 대응 목적의 핵무기 사용 위협을 고려해 볼 때 북한의 위협을 대하

는 시각에는 핵무기 사용 가능성이 공통적으로 포함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

하여 (1) 세부적인 작전 계획의 기초로 사용될 한미 양국 정부의 세심한 위

협 정보 추정과 (2) 한국과 미국 시민이 북한이 야기하는 위험을 이해할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한 한미 위협평가를 준비할 것을 제안한다. 이

러한 결과물 준비는 핵협의그룹의 위협평가실무단이 주도할 수 있다.

과거 미국은 북한의 남한 침공 가능성에 초점을 맞춘 북한위협평가를 

여러 차례 공개 발표한 적이 있지만 (예를 들어 미 육군 기술자료 7-100.2, 

2020; 미 해병대정보국 1997 참조), 북한의 제한적 및/또는 강압적 공격 

1. 본장은그레고리S.존스,차두현,브루스W.베넷이작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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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성에 대해 언급한 경우는 매우 드물며, 제한적 공격이나 전면전에서 북

한의 핵무기 사용과 관련된 잠재적 영향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하지 않았다. 

한국 역시 북한의 핵무기 문제가 한반도 분쟁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해 포괄적인 분석은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이유로 상기 두 가

지 항목을 분석하는 것이 북한 핵무기 위협에 대한 한미 양국의 이해도를 높

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게다가 이러한 분석을 통해 한반도 외 지역까지 

아우르는 북한의 핵무기 위협을 다루고, 북한 핵무기 사용과 한미 양국의 

잠재적 대응에 대한 주변 국가의 예상 반응 또한 검토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중국의 핵무기 위협까지 평가할 수 있다. 

비핵전력 균형 개선 및 북한의 핵 그림자 대응  

2020년 한국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중 상당수가 북한이 한국보다 

군사적으로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Lee et al., 2020, p. 20). 

하지만 이러한 시각은 북한의 핵전력에서 영향을 받아 형성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더 최근에 실시된 여론조사에서는 응답자의 57%가 한국의 재래식 전

력이 북한보다 뛰어나다고 생각하지만(반대 응답은 18%), 핵무기까지 포함

했을 때는 거의 대다수의 응답자가 북한이 한국보다 더 강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드러났다(Lee et al., 2023, pp. 56-58). 북한이 향후 몇 년 내에 

재래 전력으로 한국을 침공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대다수가 회의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북한이 보유한 무기 체계 중 상당수가 이미 노후화되

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국을 침공할 만한 역량이 없다고 하더라도 북한의 

재래 전력은 여전히 제한적 공격만으로도 한국에 상당한 피해를 줄 수 있다. 

2022년 말 북한의 무인 항공기 침투는 북한의 제한적 공격 가능성을 시사

하는 예이다(Song, 2022b). 따라서 한미 양국은 북한의 도발, 특히 제한적 

공격 억제를 위해 구체성, 첨단 기술, 다양성을 갖춤으로써 비핵전력을 강

화하고, 북한이 한국에 제한적 공격을 감행할 유인을 감소시켜야 한다. 이

러한 억제력은 한국의 핵보장을 크게 강화할 수 있다.

하지만 한국 군사력의 일부 변화 가능성은 현재의 균형을 위태롭게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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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고 있다. 가장 심각한 위협은 북한이 특히 대한민국 공군에 가하는 핵무

기 위협이지만, 대한민국 육군의 규모가 축소되고 있다는 사실 또한 중요

하다. 한국의 인구 감소는 대한민국 군대의 규모 축소로 이어졌고, 대부분 

대한민국 육군에서 병력이 축소되었다. 병력 감소를 기술로 대체하기 위한 

수단으로 한국은 북한군의 대남 공격을 저지할 수 있는 강력한 재래식 공군

을 양성하는 데 주력해 왔다(Bennett, 2006 참조). 한국의 공군기지를 무

력화할 수 있는 핵무기 사용에 주력하는 북한의 최근 움직임은 한국의 이러

한 전략을 겨냥한 것이 명백하다.

이러한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 양국이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 

대한민국 공군기지에 대한 북핵 위협을 저지하기 위해 기지 분산을 포함하

여 공군기지의 핵공격 방어체계를 강화하고, 미사일과 방공 층위 및 범위 

확대를 통한 한국형 3축 체계를 강화하고, 북한 특수부대 및 유사한 공격

에 대한 방어를 보강하는 것이다(Bennett, 2020, p. 283; Bowers and 

Hiim, 2021).2 한국군의 규모 축소는 예비군을 2단계 체제로 운영하고 첨

단 육군 무기 체계에 대한 투자를 확대함으로써 부분적으로 해소할 수 있다

(Bennett, 2006, pp. 275-276). 앞서 언급한 두 가지 모두 한미동맹을 강

화하여 한국의 비핵전력에 미국이 보다 가시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합동 군

사 기획과 훈련을 더욱 확대하는 방식으로 개선될 수 있다. 이러한 전략을 

이행하려면 대한민국 국방부의 예산 증가가 필요할 것이다.

김정은은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중단시키거나 적어도 이를 제한하기 위

해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3 이는 한미동맹을 해체하려는 노력의 일환

이기도 한데, 연합군사훈련이 안정적인 한미동맹의 핵심이기 때문이다. 북한

이 연합군사훈련과 교육을 없애거나 그 규모를 상당히 축소시키는 데 성공

한다면 동맹의 유효성과 양국 간의 협력이 약화될 것이다. 약화된 동맹 유

효성과 협력은 결국 한국 국민들로 하여금 미국이 한국 안보를 지원할 역량

2. 한국공군은대한민국공군기지를공격하는북한군에대한한국군의방어를강화하기위해

일부예비병력의사용을고려할수있다.

3. 현재한국과미국이실행중인연합군사훈련을저지하기위한북한의시도관련내용은

신현희(Shin,2023a)를참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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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의지가 부족하다는 결론을 내리게 만들 수도 있다. 궁극적으로 이러한 

여론이 형성되면 주한미군 역시 급격한 병력 감축이나 철수라는 운명을 맞

이하게 될 것이다. 한미연합군사훈련이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킨다는 어

불성설을 북한이 주장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한미 양국은 한미연합군사

훈련이 실제로 유용하고 효과적인 이유를 설명하는 데 더 많은 노력을 기

울여야 한다.

비핵전력 균형을 보강하기 위한 조치는 북한 침공에 대한 억제와 미국

의 확장억제 공약에 대한 신뢰를 강화할 수 있다. 특히 우려되는 부분은 북

한이 재래 전력으로 도발을 감행할 때 ‘핵 그림자’가 발휘하는 영향력을 점

점 더 크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다. 거부적 억제(도발 성공 가

능성 약화)를 통한 한국의 도발 대응 능력은 한국의 핵보장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또한 한국은 한국에 대규모 공격을 성공적으로 감행하고도 생존할 

수 있다는 김정은의 인식을 약화시킬 수 있다.

이러한 조치와 관련하여 다양한 난점 역시 존재하지만 핵심은 김정은의 

편집증을 자극하는 것이 될 것이다. 김정은이 두려워하는 것은 한국과 미국

이 한미연합군을 통해 북한을 침공하여 북한군을 무찌를 수 있을 만큼 충분

한 재래 전력 우위를 갖추게 되는 것이다. 현재 비핵전력으로만 구성된 한

국형 3축 체계의 증강은 위기 상황에서 불안정해질 수 있는데 이는 아래에

서 자세히 설명하기로 한다. 재래 전력은 또한 많은 비용이 소요될 것이므

로, 한국 국내 프로그램이나 기타 군사 활동에 투자되던 자금의 전용이 필

요할 것이다.

북한 핵무기 사용에 대한 방어체계 구축 

북한이 한국과 미국에 적극적으로 핵무기 공격 위협을 가하고 있기 때문에, 

한미 양국은 북한 핵무기 위협과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 억제 및 전쟁 계획

을 조정해야 한다. 북한이 한국에 제한적 공격을 감행할 때 재래식 무기만 

사용할 계획이라고 해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에서 그랬던 것처럼 

한국과 미국의 대응에 핵무기로 반격하겠다고 위협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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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핵무기 사용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과 미국의 노력은 몇 가지 단

계로 실행될 수 있다. 첫째, 제3장에서 논의한 핵무기 문제에 대해 기본 교

육을 진행한다. 둘째, 북한 위협을 상세하게 묘사한다. 그래야 한미 양국이 

더욱 포괄적인 방어체계를 구축하여 북한의 핵무기 공격으로부터 한국을 보

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체계에는 한미 양국이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전력이 포함될 것이다. 그 다음 한미연합사가 핵전쟁을 수행하는 방향으로 

전환할 수 있는데, 이 내용은 이어지는 절에서 다루기로 한다.

이러한 과제는 핵무기 운용, 특히 재래식무기와 핵무기 통합과 관련된 

경험을 보유한 전문가들의 지원을 필요로 할 것이다. 제3장에서 소개한 전

략자문단이 필요한 전문성을 제공할 수 있다.

북한 핵공격에 대한 적극 방어

적극 방어는 적의 공격에 대한 ‘군사 작전과 반격’(미 국방부, 2021, p.7) 운

용이 포함된다. 한국은 이미 핵무기를 활용한 북한의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 

적극 방어 역량을 추구해 오고 있다. ‘3축 체계’ 구축을 완료하고, ‘킬웹’ 역

량 추가를 통해 비(非)물리적 공격 수단을 운용하고, 3축 체계 효과를 강화

할 방법을 논의하고 있다(Song & Chae, 2023). 3축 체계는 킬체인(Kill 

Chain) 타격 체계,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대량응징보복(KMPR)

의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된다. 이 세 요소는 본래 함께 작동하도록 설계되었

지만 개별적으로 운용될 수도 있으며 각각 독립적 시스템으로서 가치를 갖

는다. 따라서 이 보고서에서도 개별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킬웹은 윤석열 

정부가 새롭게 도입한 개념이다. 이러한 역량은 북한에 대한 억제력과 이러

한 억제력이 실패할 경우 한미 양국이 사용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기 때

문에 한국의 핵보장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킬체인 타격 체계 

킬체인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시설 및 무기를 타격하는 시스템이다. 적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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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부터 킬체인 체계의 개발이 시작되었기 때문에,4 현 상황에서 문제는 

한국이 어떤 방식으로, 얼마나 신속하게 킬체인을 강화하느냐이다. 미국 역

시 북한에 대(對)전력 공격을 실행할 때 유사한 작전 개념과 역량을 사용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무력 충돌이 발생하면 한미연합사가 한국의 킬체인

과 미국의 대(對)전력 역량을 모두 사용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한미 양

국은 정찰 능력을 활용하여 북한의 핵무기와 투발체계 위치를 확인하고 일

부 정보를 공유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북한 내 표적을 타격하기 위해 

현무 탄도미사일에 주로 의존하는 반면, 미국은 전투기와 무인 항공기에 의

존하고 있다. 현무-2C의 원형공산오차(CEP)는 1~5m로, 모두 높은 정확

도를 보여준다.5

한미 양국은 한국의 킬체인 체계와 미국의 대(對)전력 공격을 강화하고 

통합할 수 있다. 북한에 대한 대(對)전력 공격이 선제 타격으로 운용되기는 

어렵지만(Green, 2013), 선제 타격용으로 사용될 때만 효과가 있는 것은 아

니다. 북한이 첫 번째 공격에 보유한 모든 미사일을 발사할 가능성은 없기 

때문이다. 북한은 발사대마다 여러 개의 미사일을 배치하고 있고, 전략적으

로 상당한 예비전력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Bennett, 2022b). 따라서 

전쟁에서 북한이 기습적으로 선제 공격을 한 이후라도 북한의 핵무기와 투

발수단을 표적으로 삼는다면 한미 미사일 방어체계의 부담을 완화하고 북한

의 핵공격으로 발생할 막대한 피해를 일부라도 줄일 수 있다.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 및 기타 적극 방어 

북한이 한국에 핵공격을 단행할 때는 탄도미사일, 순항미사일, 항공기 중 하

나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와 같은 공격용 미사일이나 항공기를 

요격하는 것이 한국을 보호하는 방법이 될 것이다. 한미 양국은 이미 방공

4. 베넷박사는2011년초한국국가안보고위관계자로부터킬체인관련정보를입수했다.

5. CEP는 원형공산오차(Circular Error Probable)의 약자로, 투발체계의 명중 정확도를

나타내는척도이다.발사된미사일의절반이상이낙하할것으로예상되는원의반경이다.

현무2C의원형공산오차는미사일위협(MissileThreat,2021)을참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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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미사일 방어에 상당한 비용을 투자해 왔다. 한국은 패트리어트 미사일 방

어체계와 전투기를 사용하고 있으며, SM-2 미사일 도입을 완료하고, 함대

공 SM-6 미사일 도입을 추진하면서(Chae, 2023), 장거리지대공(L-SAM) 

및 중거리지대공(M-SAM) 미사일 방어체계를 개발하고 있다(Global 

Security, 2022). 미국은 이미 한국에 패트리어트와 사드 방공 및 미사일 

방어체계를 배치하고, 전투기와 SM-3 및 SM-6 미사일을 탑재한 군함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미사일 방어체계에 신호를 전송하는 위성도 가지고 

있다. 이와 더불어 한미일 3국은 요격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미사일 추

적 데이터를 공유하기로 합의했다(Takemoto & Kaneko, 2023).

방어체계 강화를 위한 한미 양국의 노력은 한국의 핵보장을 강화하는 

방법 중 하나이다. 이미 배치가 완료된 사드 포대와 후속 사드 포대 배치와 

관련된 일부 논의를 포함하여 방어체계(Yoon, 2021) 강화를 위한 노력이 

이미 진행 중이다.6 방공 및 미사일 방어체계는 핵으로 무장한 북한의 미사

일 공격으로부터 한국을 직접적으로 보호할 수 있다. 서울이 북한과 인접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 

하지만 서울보다 더 남쪽에 위치한 군사 시설과 도시를 보호하는 것은 북한

의 핵공격에 대해 상당한 억제력과 방어력을 제공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오

산 공군기지와 같은 비행장 보호를 위해 패트리어트 요격미사일을 사용하

면 김정은이 핵무기를 사용하더라도 이러한 공군기지를 무력화하려는 목표

를 달성하기가 훨씬 어려워질 것이다. 방공 및 미사일 방어체계는 핵공격

6. 사드운용을위해한국으로파견되는미육군부대장병들은가족을동반하지않는경우가

많다.상당수의육군이결혼을한상태이기때문에이들의고충을고려하여3년마다1년씩

파견되는것으로기간을제한하려고노력했다.이러한순환배치일정으로미육군의7개

사드포대가이미한국,괌,페르시아만에배치되어있다(McCall,2022).8번째사드포대는

2025회계연도까지는배치되지않을것으로보인다(「바이든대통령의2024회계연도

미사일방어예산과관련된미사일방어국관계자의기자회견(MissileDefenseAgency

OfficialsHoldaPressBriefingonPresidentBiden’s Fiscal 2024MissileDefense

Budget)」,2023).따라서미국이한국에또다른사드포대를배치할가능성은작다.하지만

한국이사드포대를구매한다면미국처럼순환배치요건을갖추지않을수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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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실제로 감행된다고 하더라도 한국에 배치된 미국의 전술 핵무기를 보호

할 수 있기 때문에, 북한의 핵 선제공격에도 살아남아 반격을 위해 항공기

에 탑재될 수 있다.7

한미 미사일 방어체계 강화에 걸림돌이 된 요인 중 하나는 중국이다. 중

국은 첫 번째 사드 포대를 배치할 당시 경제보복을 벌였고, 한국에 사드 포대 

추가 배치를 제한할 것을 요구했다(Fretwell, 2022). 북한이 미사일 시험

의 목적이 한국을 공격하기 위한 연습이라고 주장함에 따라(Kim & Smith, 

2022), 윤석열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북한의 도발을 억제할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했지만 시진핑은 이를 거절했다(Nam H., 2022).

제2장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북한의 ICBM 또한 우려해야 할 사안 

이다. 미국은 북한의 ICBM 공격으로부터 본토를 보호하기 위해 지상기반

외기권방어(GMD) 체계를 구축하여 미사일 격퇴를 위한 필수 요소로 구성

하고, 이러한 체계의 현대화와 확장을 계획하고 있다(미 국방부, 2022a). 

미국의 본토 미사일 방어를 통한 한국의 핵보장 강화 방안으로는 GMD 체

계의 주기적 시험을 통해 북한 추정 표적에 대한 요격 역량 입증, 미 해군의 

SM-3 군함 기반 요격기 통합, 증가하는 북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GMD 

체계의 질적 개선 가속화가 있다.

대량응징보복 

앞서 살펴본 3축 방어체계의 두 가지 요소는 북한 핵무기가 한국이나 미국

에 가할 수 있는 피해를 제한하기 위한 방법을 포함한다. 반면에 대량응징

보복은 복합적인 전략을 통해 북한 지도부를 와해시켜 핵무기 발사를 차단

하는 동시에 핵무기를 사용할 경우 북한 지도부를 제거하여 응징하는 것이다. 

김정은의 주된 관심사는 자신의 생존과 북한에 대한 지속적인 통제이기 때

문에 이러한 전략은 북한의 전면전을 저지할 수 있는 매우 강력한 억제력을 

7. 현재미국이보유한전술핵무기는투발시항공기만사용할수있다.이와관련된내용은

제5장에서상세히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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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한다. 하지만 위협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범위를 북한 엘리트까지 확장

하여 “지도부 은신 지역으로 추정되는 평양 일정 지역을 초토화”하는 대량

응징보복으로 도시를 잿더미로 만들겠다고 위협했지만(Park, 2016), 한국

의 재래식 공격으로는 이러한 목표를 달성할 가능성이 작아 보인다. 2차 세

계대전 당시 영국 런던은 500대 이상의 V-2 폭격기 공격을 받았지만 파괴

되었다고 할 만한 지역은 없었다(Jones, 1992, 제3장). 미국의 핵공격은 원

하는 결과를 달성할 수는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미국에서는 평양에 대한 공

격이 민간인을 표적으로 한 공격으로 간주되어 결과적으로 미국의 핵무기 

운용 전략에 반한다는 여론을 야기할 수 있다.8 물론 이와 같은 결론은 제1장

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핵태세검토보고서』에서 핵무기를 사용하면 살아남

지 못할 것이라고 위협했던 김씨 정권과 민간인을 구분하는 기준에 따라 의

문이 제기될 수 있다.

일부 분석가들은 군 통수권자 보호를 위해 김정은이 핵 발사 권한을 부

하 지휘관에게 위임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해 왔다. 실제로 2022년 9월에 

발표된 새 법률의 조항을 살펴보면(O’Carroll, 2022) “……‘적대 세력’의 공

격으로 핵무력의 ‘지휘통제체계’가 ‘위험에 처할 경우’, ‘적대 세력을 파괴하

기 위한 핵공격을 자동적으로 그리고 즉시 개시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정은 독재 정권이 핵 자산을 엄격하게 통제하지 

않을 가능성은 매우 낮기 때문에 억제력을 높이기 위한 차원에서 이 같은 발

언을 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중국은 선제 타격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오랫

동안 핵무기를 중앙 기관의 통제하에 둠으로써 북한과 유사한 통제력을 보

여주었다(Stokes, 2010).9 따라서 북한 정권 붕괴는 북한이 야기할 수 있는 

핵 피해를 제한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8. “새지침은모든계획이무력충돌법(Law of Armed Conflict)의기본원칙과일치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모든 계획에 구분 및 비례의 원칙을

적용하고,민간인과민간대상물에부수적피해를최소화하는방법을모색할것이다.미국은

의도적으로민간인이나민간대상물을표적으로삼지않을것이다”(미국방부,2013,pp.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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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킬웹’ 체계 개발 

대한민국 국방부는 2023년 3월 킬웹 작전 개념을 도입했다. 익명을 요구한 

국방부 관계자는 “킬웹은 사이버 작전, 전자전 전술, 기타 수단을 사용하여 

미사일을 발사하기도 전에 적의 미사일 발사 움직임을 교란하고 무력화하는 

다층적이고 통합적인 장치를 말한다”라고 설명했다(Song & Chae, 2023). 

킬웹은 인공지능을 적극 활용하여 이러한 장치와 3축 체계를 연결하고, 필

요 시 북한에 극대화된 군사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3축 체계

는 폭탄과 미사일 탄두와 같은 ‘물리적(kinetic)’ 수단을 통해 결과를 달성하

는 데 집중해 왔다. 비물리적 수단의 추가를 통해 때로 물리적 수단과 동일

한 수준의 효과를 발휘하기도 하지만, 물리적 수단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보

조적 수단으로 적절한 표적을 식별하고, 정밀 타격으로 표적을 완벽하게 제

거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따라서 킬웹은 한국군에 고도화된 첨단 통합 지

휘통제권을 제공하고 한미연합사의 일부로 미 전력에 통합될 것이다. 킬웹

은 국방부에서 발표하는 『국방혁신 4.0』에 포함될 예정이다(Song & Chae, 

2023).

북한 핵무기 사용에 대한 소극 방어체계 개발

소극 방어는 “선제 행동의 의도 없이 적대적 행동으로 야기된 피해 가능성

을 줄이거나 피해 정도를 최소화하기 위해 취하는 조치”로 정의될 수 있다

(미 국방부, 2021, p. 165). 소극 방어에는 산개 및 소개(evacuation), 견

고화(예: 대피소 마련), 회피(예: 오염 지역 표시를 통해 주변 지역으로 우

회), 제독, 기능과 서비스 복구를 위한 기타 노력 등의 활동이 포함된다. 이

와 관련된 옵션에 대한 설명은 랜드연구소와 아산정책연구원에서 발간한 이

전 보고서를 참조한다(Bennett et al., 2021, pp. 66-67). 핵무기를 사용

9. 중국은현재세곳의 ICBM지하발사대와탄도미사일잠수함에부분적으로핵무기를

산개하고‘해상억제순찰’을수행하고있는것으로보인다(미국방부장관실,2022,pp.64-

6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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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비행장을 무력화하겠다는 김정은의 선언을 고려할 때(Kim & Smith, 

2022), 한미 양국은 현재의 12개 비행장에서 고속도로 간이 활주로10가 있

는 위치로 비행장의 수를 늘려11 한미 전투기 산개와 운용 능력을 개발할 수 

있다. 서울에 위치한 3,200개의 대피소를 포함해 전국 각지에 있는 약 

19,000개의 대피소를 활용하되, 대피소를 명확하게 표시하고 사용 가능한 

식량, 식수, 방호복, 방사능 탐지 장비를 제공함으로써 민간인 보호를 강화

할 수 있다(Choi & Yang, 2017).12

핵전쟁 

김정은이 한국과 미국에 핵무기를 사용할 것이라고 지속적으로 위협하고 있

기 때문에 한미 양국은 핵전쟁 대비에 집중해야 한다. 북한이 실제로 핵무

10. 한국은현재적절한소산비행장이존재하지않는지역에새로운도로건설계획을검토할

수있다.조건에부합하는경우일반적으로새도로를계획할때보다도로의폭을더

넓게건설하여전쟁시전투기작전을수행할수있다.그후전투기작전을지원하는

기반시설을고속도로를따라추가할수있다.과거한국은이러한목적을수행할준비를

갖춘고속도로활주로를12개나보유하고있었다.하지만한미양국이북한과실제로관계

개선이이루어질것이라고기대했던시기에대부분의고속도로활주로가방치되었다.

한미연합사는최근고속도로를활주로로사용하는아이디어를다시시험하기시작했다

(브루스베넷과한미연합사고위관계자와의인터뷰,2023년4월).

11. 부분적으로제한된미사일및탄두신뢰성,제한된정확도및탄두위력,한미미사일

방어체계로인해비행장에대한북한핵무기의명중률은높지않을것으로보인다.따라서

북한은한국의주요비행장작전지역과산개설비를무력화하기위해각지역과설비에

3~5개이상의핵무기를사용해야할것이다.12개의전투기비행장이있는경우,주요작전

기지에만최소36~60개의핵무기가필요하고,주요기지당1~2개의소산비행장이나

활주로가있는경우에는그의2~3배에달하는핵무기가필요하게될것이다.북한이

공격하고자하는다른표적과2차타격을위한요건,그리고무력충돌이북한에불리하게

작용할경우에정권생존에대비해비축해야할핵예비전력을고려하면이는북한이

감당하기어려운수준으로많은핵무기가될것이다.

12. 본단락이처음작성된이후한국은카카오맵과네이버지도앱에약17,000개의민간

대피소위치를추가하는조치를취했다(Bremer,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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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를 사용하여 한국과 미국을 공격한다면, 미국이 북한 정권의 종말이 될 것

이라고 선언해 온 전면전이 시작될 것이다. 하지만 그러한 전쟁의 전개 양

상과 더불어 북한의 재래식 남침으로 도발된 전쟁 상황을 가정하는 한미의 

기존 전쟁 계획과 핵이 포함된 핵전쟁의 차이점을 분석하려는 노력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 절에서는 그러한 과정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를 논의한다. 이와 같은 노력에 핵협의그룹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

기를 바란다.

이와 관련하여 ‘작전운용개념(concept of operations, CONOPS)’이

라는 용어는 “지휘관이 달성하려는 목표와 가용 자원을 사용하여 그러한 목

표를 달성하는 방법을 명료하고 간결하게 표현한 구두 기록”으로 정의된다

(미 국방부, 2021, p. 45). 북한의 핵무기 위협에 직면했을 때 작전운용개념

은 모든 전쟁 계획과 재래식/핵 전력 통합에 주요 구성 요소가 된다.

반복을 통한 작전운용개념 구체화

냉전 기간 중 미국과 나토 회원국은 유럽에서의 핵전쟁 개념을 수립했다. 소

련이 재래 전력에서 우위를 선점한 것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에 미국은 소련

의 최전선 돌파를 저지하기 위해 초기에 전술 핵무기를 사용할 계획을 수립

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나토 작전운용개념이 진화하여 소련의 침공에 맞서 

핵무기를 사용하는 방법을 보다 상세하게 정의하게 되었다. 이러한 작업은 

소련의 침공 가능성에 대한 나토의 정보 수집에서 시작되어 광범위한 작전

운용개념 수립과 대체 방안 시험으로 발전되었다.

한미 양국도 북한의 침공에 대비해 이와 유사한 과정을 추진할 수 있다. 

이 장의 앞부분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북한 위협에 대한 공통된 시각에서 

출발하여 다양한 조건에서 북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대안적 접근법을 검

토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제2장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최근 김정은은 단거

리탄도미사일에 전술 핵무기를 탑재하여 한국 비행장을 무력화할 것이라고 

여러 차례 언급한 바 있다. 한국형 3축 체계는 이와 같은 북한의 위협에 대

응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지만 북한의 공격으로 한국 비행장이 입을 피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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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해서는 양측의 공격 시점이 상당히 중요하다. 따라서 한미 양국은 한국 

비행장에 대한 북한의 핵공격으로 발생할 여러 가지 결과를 고려하고 이에 

대응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러한 과정은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소극 방어를 강화하려는 한미 양국의 노력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제3장

에서 소개된 개념인 전략자문단은 이러한 영역과 핵무기 작전에 지식을 제

공함으로써 작전운용개념 수립을 지원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작전운용개념을 구체화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개념을 수

립하고 이러한 개념을 시험하는 과정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것이다. 시험

은 기본적으로 도상훈련과 분석 도구를 거쳐 최종적으로 일부 현장 훈련이 

포함된다. 예를 들어 한미연합사 관련 개념을 구체화하는 ‘블루팀’은 공중전

투작전을 지속하기 위해 4~5개의 한국 주요 전투 비행장에 각각 1개의 소

산 비행장(dispersal airfield)을 보유하는 접근법을 수립할 수 있다. 그 다

음에 북한 교리 및 작전 전문가인 ‘레드팀’이 도상훈련을 통해 이 개념을 시

험할 수 있다. 레드팀은 소산 비행장 기반시설을 포함하여 북한이 한미 전

투 비행장을 진압하는 옵션을 수립할 수 있다. 도상훈련을 통해 북한이 핵

무력으로 80~100개의 핵무기를 보유할 경우 4~5개의 소산 비행장을 보

유하는 것으로는 충분히 대응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 그러면 

블루팀이 소산 비행장의 수를 10~12개로 증가시키고 이 정도 규모의 기반

시설이 한미연합사의 공중전투작전 승리에 필요한 수준을 충족하는지 살펴

본다. 이러한 반복 과정은 이 장의 앞부분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작전운용

개념 구체화와 한미 양국이 한국에 필요한 방어 기반시설 수준을 결정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핵무기 운용을 위한 통합지침 수립

1962년 맥나마라 국방장관은 ‘핵무기 사용을 위한 지침을 수립’하는 과정에

서 미국 동맹국이 수행할 역할을 제안했다. 이 역할이 한국에도 부여되어 앞

서 설명한 바와 같이 전략자문단의 지원을 받아 반복을 통한 작전운용개념 

구체화 과정으로 보완된 후 핵협의그룹 실무단에 의해 실행될 수 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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렇게 수립된 지침은 한국과 미국이 전구작전을 기획하는 데 기본 요소가 될 

것이다. 핵무기와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지침은 핵무기를 사용한 북한의 대

규모 침공에 대응하는 한미의 전략일 것이다.13 이러한 지침이 미국 핵무기

의 구체적인 표적을 정의할 필요는 없지만 미국 핵무기의 적절한 사용 조건

(예: 한국 비행장에 대한 북한의 핵공격)과 북한의 공격에 대응하기 위한 미

국의 일반적인 핵무기 사용(북한 정권 및 핵전력 타격) 조건을 포함하여 한

미가 수립한 계획의 전략적 특성을 다루어야 한다.

한국과 미국은 이외에도 다양한 미국 핵무기 운용 지침을 수립할 수 

있다. 이러한 지침에는 (1) 북한의 핵무기 공격에 대해 압도적 수준이 아닌 

비례적 수준의 보복성 핵무기 사용 정도, (2) 중국과의 긴장 고조를 피하기 

위해 중국 국경을 기준으로 일반적으로 미국 핵무기를 사용할 수 없는 거리 

제한, (3) 중국군이 개입할 경우 확전을 피하기 위한 핵 사용 대치 거리 제

한, (4) 미국 핵무기 사용으로 예상되는 부수적 피해 제한, (5) 대한민국 영

토에서 북한군에 대한 핵무기 사용을 고려할 수 있는 조건, (6) 다양한 표

적에 대한 재래식 화력 및 핵 화력 사용량, (7) 핵 표적에서 한미 특수부대

가 작전을 수행 중인 북한 지역을 제외시키기 위한 요건이 포함될 것이다.

이러한 논의로 미국 정부에 구속력이 생기는 것은 아니지만 특히 한국

이 전시작전통제권을 환수하고 한국 사령관이 한미연합사를 지휘하게 되었

을 때, 핵 위협 환경과 그러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재래식/핵 전력 통합

과 관련된 한미 양국의 공통된 이해를 기대할 수 있다. 한미연합사 한국 사

령관은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재래 전력 운용을 위한 전쟁 계획 준비와 

이러한 계획 및 미국의 잠재적 핵무기 사용을 통합하도록 지시할 권한을 갖

게 될 것이다.

13. 북한의제한적핵공격에다양한방식으로대응하기위한지침도수립할수있다.예를

들어,북한이동해상으로탄도미사일을발사하여핵탄두를폭발시키고한국에전자기펄스

피해를야기하는경우미국핵대응의적정범위와특성은어떻게정의될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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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무기 운용 계획

한국에서의 미국 핵무기 사용은 많은 이들이 예상하는 것보다 더 점진적인 

과정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일례로 미국은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한

다면 북한 정권이 생존하지 못할 것이라고 장담했지만 한미 양국은 특정 시

점에 북한 정권의 주요 지도부 전원이 상주한 위치를 파악하지 못할 확률이 

매우 높다. 특히 한반도에 ‘전쟁의 안개’가 드리워진 경우라면 더욱 그렇다. 

또한, 북한의 1차 핵공격 이후 한미 양국은 한국에 대한 추가 핵 피해를 막

기 위해 최우선 표적으로 남아있는 북한의 핵무기, 탄도미사일 및 기타 투

발수단, 핵 C3 체계를 겨냥할 것이다. 그렇지만 한국과 미국이 상당수의 자

산/표적에 대해 정확한 위치 정보를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은 작다.

표 4.1은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 핵무기가 최우선으로 겨냥해야 할 잠

재적 표적과 관련해 개념적 예시를 제공한다.14 정권 지도부와 관련하여 이 

예시에서는 정권 지도부가 있을 가능성이 높은 위치 2곳, 정권 지도부가 있

을 것으로 의심은 되지만 전자보다 가능성이 낮은 12곳, 가능성이 없지는 

않은 위치 13곳과 아직 확인되지 않은 장소가 추가로 8곳이 존재할 것이라

는 추측을 보여준다. 북한이 한국에 20여 발의 핵무기를 선제 발사하더라

도 미국이 핵무기를 여러 차례 발사하여 정권 지도부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

는 27개의 잠재적 위치를 전부 파괴할 가능성은 작다.15 부분적으로는 그러

14. 북한이한국에핵선제공격을감행한직후에도북한은선제공격에보유한핵무기의

절반도사용하지않았을가능성이높다.그리고북한이보유한핵무기의수가증가함에

따라선제공격에사용되지않은핵무기의비율역시증가할것이다.한국과미국은한국과

다른지역에후속핵타격을지원하는기반시설과북한정권에대하여우선적으로핵공격을

수행할가능성이높다.따라서북한정권및무기시설과별개로간주되는북한의핵C3

체계,핵무기저장시설,핵무기와결합할가능성이있지만아직사용된적은없는잠재적

미사일수용시설,한국에핵무기를투발하는데사용될수있는(유인및무인)항공기가이

표에포함된다.

15. 신뢰도가매우높은미국핵무기와핵무기투발미사일도계획한대로작동하지않을

확률이10~20%에달한다.적의표적을파괴할확률을높이려면다른탄도미사일이나

기타투발수단을통해표적별로최소2~3개의탄두를발사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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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공격의 규모가 북한 공격에 비례하지 않기도 하지만 이러한 표적 중 일

부는 재래식 공격 무기에 더 취약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러한 장소를 전

부 파괴하는 대신 미국은 정권 지도부가 있을 것이 ‘거의 확실’ 시 되는 위치 

2곳 및 ‘의심’되는 위치 2~3곳과 함께 핵 C3 설비 추정 시설, 핵무기 저장

시설로 의심되는 위치 2~3곳, 미사일 설비로 추정되는 위치 약 5곳에 여러 

개의 핵무기를 발사할 수 있다. 미국이 위치별로 핵무기를 2개씩 발사한다 

해도 사용하는 핵무기 수는 30~40개에 달하며 동시에 재래식 무기를 사용

해 공격할 잠재적 표적도 여전히 수십 개가 남게 된다. 이를 바탕으로 미국

의 초기 공격 피해 상황과 첩보 수집을 통해 재래식/핵 전력을 통합하고 후

속 공격에 유동적으로 표적을 지정할 수 있다. 위에서 설명한 핵무기 운용 

지침은 이러한 과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표 4.1. 미국 핵전력에 대한 최우선 표적의 개념적 예시

위치 유형
유형별 잠재 표적 수

거의 확실 의심 가능 미확인

정권 지도부 2 12 13 8

핵 C3* 1 5 0 0

핵무기 저장 0 3 9 4

미사일 설비** 11 15 19 22

항공기/무인 항공기 설비** 6 7 21 10

*정권지도부및항공기/무인항공기설비와별개로간주된다.

**기지및기타저장/운용장소가설비에포함된다.

위기와 무력 충돌이 발발하기 전에는 첫 번째 핵무기 대응조차도 부분

적인 세부 계획만 수립될 수 있다. 위기가 심화되면 한미 양국은 평시에 일

반적으로 사용하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의 정보를 활용할 것이며,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표 4.1의 내용이 조정될 것이다. 그리고 무력 충돌이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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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면서 추가 정보가 입수되어 다양한 잠재적 표적의 중요도와 가능성이 조

정될 것이다. 예컨대 한미 양국은 시간이 경과하면서 북한이 보유한 핵무기

와 탄도미사일의 전략적 예비전력 위치 정보를 수집하고, 해당 지역에 핵무

기와 재래식 무기를 적절하게 사용해야 할 것이다. 전시 상황과 정보가 끊

임없이 변하기 때문에 미국은 진행 상황을 바탕으로 핵무기와 재래식 무기

에 대한 계획을 유동적으로 수립해야 한다.

따라서 표적 정보를 정교화하고, 일괄 표적(packages of targets)을 

개발하고, 미국 핵전력을 포함하는 공격을 실행하는 과정은 미국이 한미연

합군사훈련에 활용할 수 있는 핵심 방안 중 하나이다.16 이 과정에서 미국

이 한국에 현재 표적 정보를 공유할 의무는 없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그

보다 실제 전쟁이 발발했을 때 핵공격과 재래식 공격이 통합된 일괄 공격을 

준비하거나 수정하는 데 필요한 전문성 및 민첩성을 개발하기 위해 표 4.1을 

변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훈련을 통해 미국 정부는 한국 고위 지도

자들과 관련 절차를 공유하고 앞에서 논의한 핵무기 운용 지침에 대한 동의

를 확보할 수 있다.

미국 핵무기 운용에 대한 한국 정부의 승인 획득 

제2장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평시 또는 전시에 미국의 핵무기 사용과 관련

하여 한국 정부의 승인을 요청하는 절차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엄밀히 말하

면 미국은 핵무기를 사용하기 위해 다른 국가의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헌법에서 북한 전역을 대한민국 영토로 규정하

고 있고 전시에 핵무기 공격 대상이 된 영토를 한국이 통제한다는 점 등 여

러 가지 이유로 승인이 필요하다.

북한이 한국을 상대로 전면전을 시작하고 핵무기를 사용한다면 미국의 

16. 미국은나토회원국과협력하여 ‘스테드패스트눈(SteadfastNoon)’이라는이름의공개

실전훈련을통해핵공격과재래식공격작전에대비하기위한훈련을수행하고있다

(「러시아전쟁갈등속에핵훈련시작한나토(NATO begins nuclear exercises amid

Russiawartensions)」,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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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 보복에 대해 한국 지도부의 허가를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것이다. 일

부 조치들은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이다. 북한의 돌파를 저지하기 위해 전술 

핵무기를 사용하는 경우, 한 시간 내에 핵무기 사용 명령을 내려야 한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미국이 추진할 수 있는 다섯 개의 방안이 있는데 이 중 처

음 네 가지는 평시의 핵무기 운용 계획 수립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1.  미국은 한국 정부와의 협의 또는 승인 없이 핵무기 사용을 결정할 

수 있다.

2.  미국은 핵무기 사용 계획이 있을 때 한국에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

나 사용 방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한국의 승인을 구하지 않

을 수 있다.

3.  미국은 위에서 논의한 핵 운용 지침을 수립하기 위해 한국과 협력

하고 한국 정부에 지침의 승인을 요청할 수 있다.

4.  미국은 위에서 설명한 유동적 핵무기 운용 계획 수립 계획에 한국 

관계자를 참여시키고 훈련 과정에서 확인된 표적에 대해 한국 정부

의 의견을 구할 수 있다.

5.  미국은 실제 핵무기 운용과 관련해 한국 정부의 승인을 구할 수 있다.

핵협의그룹의 시각에서는 3번과 4번 방안이 실현 가능성이 있고, 1번 

방안보다 선호되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핵공격을 수행할 때는 대부분 시

간에 쫓기는 경우가 많고 전시에는 한국 정부와 소통이 어렵다는 점을 감안

할 때 5번 방안은 실현 가능성이 작아 보인다. 하지만 미국이 이러한 방안

을 결정하는 데 여러 가지 쟁점이 있다.

한일 국방 협력 및 계획 개선 

2023년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두 차례의 정

상회담을 개최하고 미국이 요청한 대로 한일 관계 회복을 위한 주요 노력을 

기울였다(“Leaders from Japan and South Korea Vow Better Ties 



85

운용계획및실행보장방안

Following Summit,” 2023).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이러한 정상회담에 이

어 한미일 정상회담이 개최되었다. 한국과 일본에 공개적으로 적개심을 드

러내는 북한뿐 아니라 중국에 대한 방어체계를 조정하기 위해서는 양국의 

관계 개선이 필요하다. 따라서 최근 정상회담에서 한국과 일본은 북한 미사

일을 추적하기 위해 레이더 시스템을 연동하고, 이를 통해 정보 수집을 강

화하고 북한의 잠재적 미사일 공격에 대한 미사일 방어 가능성을 높이는 데 

합의했다. 이러한 합의를 통해 한국과 일본은 북한의 미사일 공격에 대한 억

제력을 강화했다. 또한, 이전 한일 정상회담에서 양국 지도자는 “……북한

의 핵 및 미사일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한국과 일본 사이에 체

결한 군사정보공유협정”을 정상화하기로 약속했다(Lee H., 2023b).

하지만 이러한 노력은 한국에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수십 년 동

안의 일제 강점기는 한국에서 쉽게 해결될 수 없는 주제이기 때문이다. 한국

과 일본의 국방 협력 확대 및 관련 계획 수립이 한국에 하나의 선택지가 될 

수는 있지만 속도를 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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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핵전력 보장 방안1 

제1장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지난 몇 년 동안 한국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 조사에서 응답자 중 대다수가 한국의 독자적 핵무기 개발을 찬성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2019년 이후 한국의 독자 핵무장 프로그램에 대한 지지가 증가하는 추

세이다. 이러한 추세를 설명하는 요인으로는 1) 2019년 기준 북한과의 

핵 협상 실패, 2) 북한의 도발 및 시험 발사 건수 증가, 3) 핵전력을 포

함하여 북한의 지속적인 방위력 개선 및 발전, 4) 한국에 대한 미국의 

안보 공약 지속성 관련 우려 증가 등이 있다”(Kim, Kang, and Ham, 

2022, pp.28-29).2 

제2장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이러한 모든 요인이 한국 핵보장 약화에 

복합적으로 기여했을 가능성이 높다. 북한이 ICBM과 핵무기를 구축하는 이

유가 미국 본토를 위협하기 위한 것임은 자명한 사실이다. 북한의 위협이 

가시화된 이후에도 미국의 핵우산을 여전히 신뢰할 수 있을지에 대해 많은 

사람이 의문을 제기한다. 아직은 북한이 실질적인 위협을 가하기 부족한 것

으로 보이지만 제6장에서 그러한 위협이 실제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시

점에 대해 다루기로 한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현재와 향후 몇 년 동안 한국에 실질적인 핵지원

을 제공할 수 있는 몇 가지 핵전력 방안에 관해 설명한다. 특히 한국을 지원

하는 핵무기 태세와 공약을 강화하기 위해 한미 양국이 선택할 수 있는 옵션

을 상세하게 살펴보기로 한다. 한국이 한국형 핵무기의 획득 가능성이나 미

1. 본장은고명현의도움으로개념을정립하여브루스W.베넷과양욱이작성했다.

2. 이문서는2010년이후의여론조사결과를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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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전술 핵무기의 한국 재배치에 지속적인 관심을 보이는 상황에서 이 장에 

소개된 방안들이 한국의 핵보장을 강화하는 데 가장 중요한 조치라는 점은 

명백한 사실이다. 이 장에서는 (1) 한반도와 한반도 주변에 미국 전략무기 

체계 배치를 강화하고, (2) 러시아, 중국, 북한의 복합적인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미국 핵전력의 적절성을 설명하며, (3) 미국 핵무기의 안전성과 보안

성을 설명하는 방안에 대해 기술한다. 하지만 이 장에 기술된 내용은 각 항

목에 대한 설명일 뿐 개별 방안의 상대적 효용성에 대한 분석 평가가 아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한국과 미국 정부는 활용할 수 있는 민감한 핵전력 정보

를 바탕으로 적절한 평가를 수행해야 한다.

잠재적 핵무기 공약 방안 

1958년 미국은 북한의 침공에 대한 억제력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에 전술 핵

무기를 배치했다. 전술 핵무기의 수는 1967년에 약 1,000개로 최고치를 기

록했다가 이후 1991년 조시 H.W. 부시 대통령의 명령으로 마지막 핵무기

가 철수될 때까지 점진적으로 그 수가 감소했다(Kristensen, 2005). 한국

에 대한 핵무기 배치는 미국의 핵우산을 실현하고 한반도에서 전면전이 발

생할 경우 미국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시사하기 때문에 북한의 

침공을 강력하게 억제하고 한국의 핵보장을 제공해 주었다.

1991년 이후 한국과 미국은 북한군 대비 한미연합군의 재래 전력 우위

를 바탕으로 북한의 대남 침공을 억제했다. 수년 동안 미국의 군 지휘자들

은 의회에 출석하여 미국이 북한을 저지할 수 있고, 필요시에는 북한을 격

퇴할 수 있다고 증언해 왔다(Schwartz, 2002, pp. 6-7 참조). 하지만 북

한이 핵무기를 배치하기 시작하고 특히 2006년에 첫 번째 핵무기 시험이 이

루어진 이후에는 미국의 핵우산이 다시 주요 현안으로 부상했다.3 이후 미국

은 북한에 대한 억제력과 한국의 핵보장을 위해 주로 미국에 배치된 핵무기

에 의존하는 방안을 선택했다. 미국의 전술 핵무기가 한국에 재배치되기를 

바라는 한국인들이 있는가 하면, 한국이 자체적으로 한국형 핵무기를 생산

하기를 바라는 시각도 있다. 미국은 북한보다 훨씬 더 많은 핵무기를 보유

3.



89

핵전력보장방안

하고 있지만 미국 핵무기의 대부분은 러시아와 중국을 억제하거나 이들 국

가에 사용할 용도로 배치된 것이기 때문에 넓은 관점에서 보면 북한의 핵무

기 위협을 상쇄하는 것과는 그다지 큰 관련이 없다. 미국은 한국이 미국 전

략 핵무기의 북핵 위협 무력화 가능성을 신뢰하기를 바라는 듯 보이지만 한

국인들 다수의 시각은 다른 것으로 보인다. 그보다는 북한의 핵무기 위협을 

상쇄하고 그러한 위협에 상응하는 핵균형 수준을 달성하기 위해 더욱 확실

한 미국 핵무기 공약을 원하고 있다.

한국에 대한 핵무기 공약 제약

한미 양국이 핵무기 공약 방안을 수립할 때 고려해야 할 제약이 몇 가지 있다. 

미국이 한반도에 또는 한국을 위해 핵무기를 제공하는 데 있어 첫 번째 제약

은 미국이 더 이상 수만 개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미국 핵

전력의 대다수는 탈냉전시대에 제거되었는데 이 시기의 전쟁에서 핵무기의 

역할이 거의 없었을 뿐만 아니라 핵군비통제라는 이점 때문이기도 했다. 핵

군비통제로 인해 전쟁 가능성, 잠재적 전쟁 비용, 전쟁 준비 비용을 줄일 수 

있었기 때문이다(Schelling, 1961). 2022년을 기준으로 미국은 약 3,500개

의 전략 핵무기와 200개의 전술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상

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전략 핵무기의 수는 1,650개이다(Kristensen 

and Korda, 2022b).4 러시아, 중국, 북한의 핵전력과 균형을 맞추고 이들 

3. 2000년대초미국은한미국방장관급연례한미안보협의회의공동성명에서주기적으로

핵우산을약속했다.하지만2005년한미안보협의회의에서한국이공동성명에서‘핵우산’

이라는표현을삭제할것을요청했지만미국이이를거절했다.2006년한미안보협의회의는

북한의1차핵무기실험직후에개최되었는데,한국국방부장관은핵무기시험으로인해

럼스펠드국방장관으로부터핵우산강화약속을받아내기위해많은노력을기울였다(Kim,

2006).

4. 한스M크리스텐센,매트코르다(Kristensen&Korda,2022b).기사에따르면평시에는

400개의ICBM,944개의잠수함탄도미사일,300개의폭격기를활용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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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에 있는 잠재적 핵 표적을 겨냥하기에는 충분한 숫자다.5 따라서 미국

이 전략 핵무기 일부를 한국에 배치한다고 하더라도 그 수는 제한적일 것

이다. 게다가 현재 진행 중인 미국의 전략 핵무기 현대화 프로그램은 사실상 

기존의 미국 전략 핵전력을 더 적은 수의 핵무기로 대체하기 위한 것이기 때

문에 미국의 핵무기 가용성은 더욱 제한될 것이다.6

약 200개에 달하는 미국 전술 핵무기는 B61 중력핵폭탄으로 이 중 

100개는 나토와 유럽에 배치되어 있으며, 나머지 100개는 세계 전역을 위

한 예비전력으로 미국에 배치되어 있다(Kristensen & Korda, 2022a). 이

러한 예비전력의 수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미국이 예비전력에서 수십 개의 

전술핵폭탄을 조달하여 한국에 배치할 가능성은 작다. 또한 이러한 핵폭탄 

투발에 사용될 수 있는 전투기 수도 매우 적다. 핵폭탄을 투발할 수 있는 전

투기는 이중목적항공기(Dual Capable Aircraft, DCA)라고 부르는데 재래

식 무기와 핵무기를 모두 탑재할 수 있기 때문이다.7

핵무기 저장시설도 잠재적 제약에 해당한다. 1991년 군산 공군기지에 

저장된 핵무기가 한국에 배치된 미국의 마지막 핵무기이다(Kristensen & 

Korda, 2017). 군산 공군기지의 핵무기 저장시설은 이후 30년 이상 핵무

기 저장 용도로 사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미국이 한국에 핵무기를 배치하기 

5. 러시아의경우를예로들면약2,600개의전략핵탄두와1,900개의전술핵탄두를보유한

것으로알려졌다(Kristensen&Korda,2022b).

6. 현재미국의오하이오급탄도미사일잠수함전력에는14척의탄도미사일잠수함이있으며,

각 잠수함은 러시아와 체결한 신(新)전략무기감축조약에 따라 4개의 탄두를 탑재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20기를운반할수있다.이를대체할콜롬비아급탄도미사일

잠수함전력은각각4개의탄두가탑재된16기의미사일을운반하는12척의잠수함을

포함하게된다.따라서미사일수는280기에서192기로감소한다(O’Rourke,2022,pp.

2-7).러시아가신전략무기감축조약을탈퇴한상황에서미국이원한다면개별미사일에

탑재되는탄두수를조정하여줄어든숫자를보완할수있겠지만현재는그런계획이

존재하지않는것으로보인다.

7. 이전투기는재래식무기와핵무기를모두탑재할수있기때문에이중기능전투기(Dual

Capable Aircraft)라고부른다.대부분의미국전투기와한국이보유한모든전투기는

핵무기탑재가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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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에 설비 교체나 개보수를 거쳐야 할 가능성이 높다. 한때 오산 공군기지에

도 핵폭탄이 저장된 적이 있었지만 이곳에 보관되던 핵무기 역시 1977년에 

모두 제거되어 오산의 핵무기 저장시설 역시 45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상

태이다(Kristensen & Korda, 2017). 한국은 미국 핵무기와 이중목적항

공기를 분산 배치하고 언젠가 한국이 생산할 수도 있는 핵무기를 보호하기 

위한 용도로 공군기지에 핵무기 저장시설 구축을 원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마지막으로 한국은 핵무기에 필요한 핵분열성 물질을 생산하는 우라늄 

농축 시설이나 플루토늄 재처리 시설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 한국에 우라늄

이 매장되어 있지만 상업적 이용 가치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Hansen, 

1977). 이러한 상황은 한국이 딜레마에 빠지게 만든다. 핵무기 생산을 위해 

우라늄이 필요하지만 핵확산금지조약을 포기하고 핵무기를 생산할 경우 원

자력공급국그룹(NSG)이 한국에 핵무기나 원자력 산업에 필요한 우라늄을 

공급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딜레마는 제6장에서 더 

자세히 논의하기로 한다.

강화된 태세 또는 공약 방안 및 강압 용도의 활용

많은 한국 국민이 대북 억제력과 핵보장을 강화하려면 한국이 핵무기를 보

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국의 핵무기 보유를 가시화함으로써 북한이 핵

무기를 사용하는 경우 즉각적인 핵반격이 가능함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생각

한다. 핵무기를 한국 정부가 소유하기를 바라는 사람도 있는 반면 미국이 보

유한 일부 핵무기의 한국 재배치를 바라는 사람들도 있다(Dalton, 

Friedhoff, Kim, 2022, p. 2). 단기적으로는 윤석열 대통령이 워싱턴 선

언에서 한국 정부의 핵무기 생산을 거부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논의는 제6장

에서 다룰 때까지 잠시 미루도록 하자.

한미 양국의 목적은 북한 핵무력보다 명백한 우위에 있음을 보여주는 

대규모 핵무기를 한국 전역(戰域)에 투입하는 것이 아니다. 로버트 맥나마

라가 소련 핵무기 전력에 대해 나토를 지원하여 핵우위를 추구했던 것과는 

대조적이다(1962, pp.1-3). 이보다는 북한의 핵무기 증강에 대응하여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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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 정도의 핵균형을 유지함으로써 한반도에서 북한의 핵우위가 표면화되는 

것을 막으려 한다.

한미 양국이 북한의 핵무기 개발위협을 억제하여 한반도에서 핵군비

경쟁을 막는 방안을 명백히 선호하더라도, 북한이 외교 노력에 반응하지 않

는다면 북한 핵무력 증강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할 것이다. 3장에서 언급한 대

로 북한의 협상 거부로 인해 한미 양국은 북한을 강압하는 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으며 단기적으로는 핵심 핵물질 및 핵무기 생산의 검증 가능한 동결

을 목표로 한다. 이러한 목표 달성에 있어 한국의 안보를 위해 미국 핵무기 

공약을 강화하는 방안은 이상적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방안의 선

택은 한국 국민과 한미 양국 정부의 이해를 구하고 앞서 언급한 부정적 결과

를 최소화하는 선에서 점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제2장에서 언급한 대

로 북한이 300~500개의 핵무기를 보유할 잠재 위협에 대한 한국 내 논의

는 사실상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대규모 핵무기 보유 가능성은 현재

로서는 미래의 일이지만 현실화되는 경우 한미 양국은 보다 중대한 대응, 다

시 말해 아직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대응에 나서야 할 것이다. 북한이 

대규모 핵무기 개발에 있어 완강한 입장을 고수하는 경우 한미 양국의 점진

적 접근 방법은 한국과 중국, 나아가 많은 북한 주민들에게 북한 정권의 불

안정성에 대한 책임이 김정은 정권에 있음을 알리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바라건대 이러한 일이 현실화되기 전에 북한의 도발적 행동 억제를 위한 심

각한 제재 조치를 취하는 데 국제사회가 다시 한번 뜻을 모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당장의 미래에 대응하여 우리는 네 단계의 단계적 접근 방법8을 

상정하여 북한의 핵무력 증강에 대응하고 핵무기 및 핵심 핵물질 생산 동결

을 압박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실제로는 이러한 강압적 조치를 취하더라도 

북한이 동결을 이행하거나 최소한 핵무력 증강 속도를 늦추지 못할 수 있다. 

그러나 300~500개의 핵무기를 보유하겠다는 북한의 위협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미래이기에 한미 양국은 최선을 다해 이러한 결과를 막아야 한다. 따

8. 한미양국은북한의핵무기개발이제한적일경우다른점진적접근방안을추가할수도

있고, 북한이핵무기생산 속도를기하급수적으로높일 경우 이러한방안 중 일부를

결합하여보다빠르게대처할수도있다.



93

핵전력보장방안

라서 한미 양국은 핵무기를 ‘기하급수적으로’ 증가시키려는 북한에 맞서 이

러한 온건한 접근 방법을 택함으로써 한국 국민, 중국 등의 역내 국가, 국제

사회에 한미 양국이 명백하게 책임감 있는 당사자로서 행동하고 있음을 보

여줄 수 있다. 네 단계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군산 공군기지 및 잠재적으로 오산 공군기지의 미국 핵무기 저장시

설을 현대화하거나 새로 짓는다.9

2.  태평양에서 작전 중인 미국 탄도미사일잠수함에 탑재된 핵무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북한을 겨냥하는 용도로 투입한다.

3.  미국이 해체하기로 계획한 약 100기의 미국 전술 핵무기를 한국 비

용으로 현대화한다. 이 무기는 미국에 보관하되 한국 지원에 사용

하기로 공약한다. 위기나 전쟁 발생 시 일부 탄두는 하루 내에 한국

에 있는 핵무기 저장시설에 배치될 수 있다.

4.  제한된 수의 미국 전술 핵무기를 한국에 배치하고 준비된 핵무기 저

장시설에 보관한다.

이러한 단계적 절차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북한이 핵무기 방어 태세와 

전략을 개발하는 동안 한미 양국은 놀라울 정도로 인내하고 이해심을 보였

다고 설명할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이 핵무기 공격 태세와 전략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전환한 지금 한미 양국은 계속되는 북한의 핵무기 개발과 균형을 

맞추는 것 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으며 한국 국민을 안심시킬 만한 수준의 

핵균형을 갖추려 노력해야 한다. 북한이 이미 상당수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의 핵무기 개발 감축이 없다면 이러한 조치는 비교적 빠르

게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제4장에 제시된 북핵위협평가에서 북한이 이미 

100기 이상의 핵무기를 제조할 수 있는 양의 핵심 핵물질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 한미 양국은 6개월마다 한 단계씩 절차를 이행할 수 있다. 

9. 현재미국의전술핵무기는전량B61폭탄이기에주한미군공군기지에저장할필요가있다.

이곳에저장함으로써유사시북한에대한즉각적사용이가능함과동시에한국국민을

안심시킬수있다.



94

한국에 대한 핵보장 강화 방안

한미 핵협의그룹은 이행 절차 및 과정의 진행 속도를 권고하는 중요한 역할

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네 단계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1단계: 한국 내 핵무기 저장시설

한미 양국은 북한이 핵심 핵물질 및 핵무기 생산을 검증 가능한 방식으로 

동결하지 않으면 한국 내 기존 핵무기 저장시설을 현대화하거나 새로운 저

장시설을 건설하겠다고 공약하는 것으로 북한을 압박할 수 있다. 현재 남아

있는 미국의 전술 핵무기는 모두 B61 핵폭탄이기 때문에 핵확산금지조약

에 따라 한국 내 미공군기지(군산과 오산)에 핵무기 저장시설을 건설하여 유

사시에 전투기에 핵폭탄을 정착하고, 미 보안부대로 해당시설을 보호하면 

된다. 

배경지식 차원에서 언급하자면 미국이 한국에서 전술 핵무기를 철수할 

당시 핵포탄 60발(현재는 사용할 수 없음)과 B61 핵폭탄 40발 등 약 100기의 

핵무기가 남아있었다(Kristensen and Norris, 2017, p. 352). 이 핵폭탄

은 유럽에서 수십 년 동안 B61 폭탄을 저장하던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저장

되었다고 짐작된다. 전술 핵무기가 있는 각 기지마다 “10~20여 개의 운용

중인 핵무기저장고(무기보관 및 보안시스템, WS3)가 있고 각 저장고를 항

공기용 강화격납고 내부에 설치하는” 방식이다.10 과거에는 WS3 시스템이 

재래식 무기 공격으로부터 비교적 안전했다. 그러나 위에서 언급했듯이 이

러한 저장시설은 교체는 아니더라도 현대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반해 유럽의 미국 핵무기 저장시설들은 “……케이블, 지휘통제시스템, 무

기 유지보수 및 관리시설, 경계보안, 활주로 및 활주 구역을 포함하여 상당

한 업그레이드를 거쳤다”(Kristensen, 2022). 유럽에 배치된 100기의 미

국 전술핵을 보관하기 위해 유럽의 저장시설을 계속해서 운용하려면 이러

한 현대화는 필수였다.

10. 이러한보관시설의사진은한스M.크리스텐센(Kristensen,2022)에서확인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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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한미 양국은 핵무기를 배치하겠다는 구체적 공약 없이도 핵무

기 저장시설을 마련할 수 있는 두 가지 대안을 고려할 수 있다. 한 가지 방법

은 1991년부터 군산 공군기지와 1976년부터 오산 공군기지에 방치되어 있

는 WS3 시스템을 현대화하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시설에 대한 철저한 분

석이 먼저이며 유럽의 경우처럼 필요한 경우 업그레이드를 포함한 현대화가 

경제적 타당성이 있는지, 아니면 새롭게 WS3 시스템을 구축할 것인지에 대

한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다. 다른 방법은 북한의 핵무기 공격에 견딜 수 있

도록 설계된 새로운 저장시설을 군산 및/또는 오산 공군기지에 건설하는 것

이다. 이를 위해 공군기지 지하에 강화된 지하 터널을 만들고 입구 또한 한

층 강화해야 한다. 북한 핵무기 공격의 영향을 제한하기 위해 터널 내부에 

방폭문을 설치하여 터널 한 부분의 피해가 나머지 터널 전체로 확산되는 것

을 방지할 수 있다. 이렇게 설계할 경우 군사기지의 핵무기 저장시설에 있는 

핵무기를 파괴하려면 북한은 많은 핵탄두를 사용해야 한다.11

한국에 미국 핵무기 저장시설을 건설하겠다는 압박은, 예를 들어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 등을 통해 비공개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중국에도 

알림으로써 한미 접근 방식이 온건을 중국이 인식하게 만들 수도 있다.12 이

러한 한미 양국의 노력이 결국 알려진다면 양국 정부가 북한의 핵무기 위협

을 우려하면서도 긍정적인 새로운 방향으로 이를 억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을 한국 국민들에게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아직 미국 핵무기를 

한국에 재배치할 준비가 되어 있지는 않지만 북한의 핵무기 증강을 상쇄하

는 것이 목적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필요한 핵무기 저장시설을 마련해 둠으

로써 향후 미국 핵무기의 재배치를 실현 가능한 방안으로 만드는 것이다. 이

에 따라 한미 양국이 미국 핵무기의 한국 재배치를 간절히 바라는 것은 아

니지만, 북한이 핵무기 생산 동결을 거부하면 재배치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11. 북한의핵무기위협을고려하면다른군수품과보급품도이러한터널에보관하는편이더

안전할수있다.

12. 이와대조적으로러시아는최근벨라루스에핵무기저장시설을건설했을뿐만아니라

내부에 핵무기를 배치하기까지 했다. 앤드류 로스(Roth, 2023) 참조. 그러나 중국은

러시아의조치에대해최소한의비판만표명했다(Kraterou&Evans,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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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을 명백히 경고할 수 있다. 이러한 접근법은 미 핵무기의 한국 재배치

보다는 한국 내 정치적 반대로 이어질 것이다.  

2단계: 한국 지원을 위한 미국의 전략 핵전력 투입

1단계에서 북한의 핵무기 및 핵심 핵물질 생산 동결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한미 양국은 1단계에 대해 설명하며 북한을 억제하기 위해 노력했음을 전 세

계에 알릴 수 있다.13 북한이 계속해서 핵심 핵물질 및 핵무기 생산을 검증 

가능한 방식으로 동결하지 않는다면 다음 단계로 한미 양국은 미국 전략 무

기에서 일정 수의 핵무기를 북한을 표적으로 투입하겠다고 확약함으로써 북

한을 압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은 태평양에 배치된 탄도미사일 잠수

함 전체 또는 일부를 북한을 겨냥하는 데 투입할 수 있다. 이전에도 미국은 

동맹국 지원을 위해 이러한 방법을 사용한 전례가 있다. 냉전 시기에 미국

은 유럽에 배치된 핵무기의 취약성을 고려해 당시 무적으로 여겨지던 포세

이돈 탄도미사일 잠수함에서 최대 400기의 핵무기를 나토 지원용으로 투입

했다(Holcomb, 1976). 북한을 표적으로 잠수함 발사 핵무기를 배치하는 것

은 한국의 핵보장 달성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한국 내에 배치된 한국 또

는 미국의 핵무기와 비교하면 가시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북한의 

공격에 덜 취약하다는 장점도 있다. 현재 오하이오급 탄도미사일 잠수함에

는 탄도미사일 20기와 미사일 한 기당 약 4발의 탄두가 탑재된다. 따라서 

북한을 표적으로 이러한 잠수함 한 대를 투입하는 것은 최대 80기의 핵무기

를 배치하는 것이다. 잠수함 한 대가 귀국 후 다른 잠수함으로 교체될 때마다 

핵무기는 순환 배치될 수 있다.

제약적 상황에 대한 논의에서 언급한 대로 중국과 러시아의 위협이 증

13. 1단계제안이후에도북한이핵무기를수십개(또는개수상관없이)나더생산하여한미

양국이보다심각한조치를취할수밖에없었다고설명할수있을것이다.따라서2단계는

북한의잘못때문이지한미양국의잘못이아니다.또한한국에서핵무기저장시설을

현대화하거나건설하는동안2단계를진행할수도있다. 2단계를이행하는데핵무기

저장시설이필요하지않기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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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함에 따라 미국은 탄도미사일 잠수함 한 대를 온전히 북한 전용으로 투입

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 다른 대안은 미국 탄도미사일 잠수함의 일부를 

투입하는 것이다. 또 다른 대안은 미국의 핵무기 잠수함 한 대를 북한과 중

국 전용으로 투입하는 것인데, 이는 한국을 지지하는 강력한 정치적 발언이

자 중국의 핵무기 증강에 대한 대응 조치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중국의 심기를 심각하게 건드려 중국의 보복 조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3단계: 한국 배치를 위한 미국 전술 핵무기 현대화

1단계와 2단계에서 북한의 핵무기 및 핵심 핵물질 생산 동결을 달성하지 못

할 경우 미국은 미국산 B61 핵폭탄 100기에 대한 현대화 비용을 한국이 지

불하도록 합의할 수도 있다. 계속해서 북한이 핵물질 및 핵무기 생산 동결

을 거부한다면 현재 계획된 것 외에 추가로 핵폭탄을 현대화하는 것이다. 

B61 폭탄은 본래 1960년대 중반부터 1990년대 초까지 전략 및 전술 핵무

기 목적으로 제작되었으며, 핵무기 기록보관소(Nuclear Weapon Archive, 

2023)에 따르면 2020년에도 많은 수의 B61 폭탄이 여전히 실전배치 중으

로 대화가 필요한 상태이다.14 예산 제약을 겪고 있는 미국은 약 100억 달러

의 비용을 들여 480여 기만 (B61-12 구성으로) 현대화하기로 결정했다

(Kristensen & Korda, 2021). 예산이 제공되고 특히 내부적 압박에 따라 

한국 정부가 독자 핵무장을 추진하고 있다고 미국정부가 판단한다면 480기 

외에 수백 기의 B61 폭탄의 현대화가 여전히 가능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 경우에는 폭탄의 생산 원가를 미국이 전액 부담했기 때문에 여전히 

미국의 핵무기가 될 것이다. 따라서 한미 양국은 핵확산금지조약 위반을 피

할 수 있다. 한미 양국은 한국이 신뢰할 수 있도록 이 핵폭탄을 다른 목적으

로는 사용하지 않고 한국을 지원하기 위해서만 사용하겠다는 협정을 체결

할 수 있다. 계획된 480기의 현대화 비용을 고려하면 한국이 20~30억 달

14. B61은가변위력폭탄이다.일부는최대50kt의위력을가진전술핵폭탄이고일부는최대

340kt의위력을지닌전략핵폭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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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정도의 비용을 지불해야 할 수도 있지만 독자적으로 핵무기 100기를 생

산하는 데 드는 잠재 비용보다 훨씬 적은 비용이며 독자적 핵무기 생산으로 

직면할 수 있는 모든 심각한 문제를 피할 수 있다(이러한 문제들은 제6장에

서 더욱 상세히 다룰 것이다). 이 핵폭탄은 북한의 공격과 한국의 과격한 시

위대부터 보호하기 위해 미국에 보관될 수 있다. 1단계에서 마련된 핵무기 

저장시설 덕분에 필요한 상황이 생기면 신속하게 미국의 핵무기를 한국에 

배치할 수 있을 것이다.

4단계: 제한된 수의 미국 전술 핵무기를 한국에 배치

3단계에서 북한의 핵무기 및 핵심 핵물질 생산 동결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계속해서 북한이 핵무기 및 주요 핵물질 생산 동결을 거부한다면 한미 양국

은 다음 단계로 제한된 수(약 8~12개)의 미국 전술 핵폭탄과 몇 대의 핵투

발 이중목적항공기를 한국에 배치하겠다고 확약할 수 있다. 이러한 조치는 

1단계에서 마련한 핵무기 저장시설의 이점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다수의 한국 안보 전문가들은 미국의 전술핵 몇 기를 한국에 배치하는 

것이 실질적인 한국 핵보장 효과가 있고, 한국에 대한 미국의 분명한 핵 공

약을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15 4단계로 이러한 조치를 취하고 핵무기 

배치를 유지한다면 앞의 세 단계를 통해 한국 국민과 중국 정부의 인식 변

화를 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한미 양국이 북한을 공격하기 위해서가 아니

라 북한의 군사 핵무기 증강과 비타협적인 외교 때문에 이러한 조치가 이루

어졌음을 설득할 수 있기 때문이다.

4단계에는 또 다른 이점이 있다. 북한의 핵무기 보유량이 증가하면 어

느 시점에 북한은 한국 주변에 본보기를 보여주거나 한국에 제한적 공격을 

단행하는 데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결론 내릴 수 있다. 1970년대 말

에서 1980년대에 미국 또한 소련의 제한적 핵공격을 우려했다. 미국은 소

15. 배치할전술핵(무기)는궁극적으로는3단계에서한국이현대화비용을지불한핵무기들에서

조달해야겠지만,현대화하는데시간이걸리므로,처음에는미국의예비전술핵전력에서

조달할수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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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의 소규모 핵무기 공격을 억제하기 위해 ‘제한적 핵억제 방안’을 수립하는 

한편 소련이 소규모 핵무기 공격에 악용할 수 있는 주요 취약점을 파악하고 

소련의 행동을 억제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광범위한 모의훈련을 수행

했다. 한국이 소수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으면 한미 양국은 북한의 핵공격

에 즉각적 대응이 가능하며(미국 대통령이 결정하는 경우), 특히 제한적 핵

공격에 대응할 수 있다. 북한이 제한적 핵공격을 단행하는 경우 중국과 러

시아는 한미 양국이 이러한 공격에 핵무기로 대응할 필요는 없다며 세계 여

론을 설득하기 위해 신속한 심리전을 전개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에 일정 

개수의 미국 핵무기가 배치되어 있다면 한미 양국은 중국과 러시아의 간섭

이 시작되기 전에 핵무기 대응을 할 수 있으며 명백한 전술 핵무기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준비태세는 북한의 제한적 핵무기 공격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많은 한국 안보 전문가들은 한국에 소수의 미국 핵무

기만 배치되더라도 한국의 핵보장을 강화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네 단계 절차의 시행 시기

한미 양국은 한국 안보 목적의 미국 핵무기가 배치되지 않은 명백한 핵열세 

상태로부터 네 단계의 절차를 시작할 것이다.16 따라서 적어도 첫 두 단계는 

1~2년 이상의 간격이 아닌 6개월 정도의 간격을 두고 진행하는 것이 바람

직할 수 있다. 물론 미국이 6개월 내에 한국의 핵무기 저장시설을 현대화하

거나 신규 건설을 완료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따라서 각 단계를 완료 후 다

음 단계를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6개월 정도의 간격을 두고 각 단계의 시작

을 발표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3단계와 4단계를 고려하면 더더욱 그렇다. 

3단계의 일부로 100개의 핵무기 현대화를 완료하려면 수 년이 걸릴 수 있기 

16. 분명많은사람들이북한의핵전력을명백히상쇄할만한대규모의핵전력을미국이

보유하고있다고생각한다.그러나미국핵전력대부분이러시아와중국의핵무기사용을

억제하는데투입되고있는데다중국의핵전력이빠르게증가하고있다.따라서한국

입장에서미국의전략적모호성은미국이말로는강경하지만북한핵무기위협에적절히

대응할수있는자원이부족하다는의미로해석될수있다.



100

한국에 대한 핵보장 강화 방안

때문이다. 따라서 3단계를 발표하고 6개월 후에도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동

결하지 않으면 4단계를 발표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이처럼 네 단계에 걸

친 조치를 통해 한반도 양측의 가용한 핵무기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 것처

럼 보임으로써 한국의 핵보장이 강화될 수 있기를 바라지만, 당장 북한의 핵

무기 보유량으로 미루어 보아 진정한 핵균형은 제6장에서 권고한 조치가 있

기 전까지는 지연될 수 있다.

기타 핵무기 공약 방안

이 네 단계의 절차는 북핵 증강에 적절하면서도 비교적 간단한 단계적 심화 

대응을 하기 위해 선택되었다. 이러한 조치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한국 국

민들이 북한의 핵무기 증강이 얼마나 심각한지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또한 한국 내부만이 아닌 중국과 북한의 부정적 반응을 최소화하기 위

한 조치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것이 유일한 선택지는 아니다. 단계를 추가

하는 대안도 있다. 예를 들어 1단계와 2단계 사이에 단계를 추가하여, 북한

이 핵무기 생산 프로그램 동결을 계속해서 거부할 경우 위기 및 전쟁 시 미

국 핵무기와 이중목적항공기의 분산 배치 목적으로 다수의 대한민국 공군기

지에 핵무기 저장시설을 건설하겠다고 북한을 위협할 수 있다. 그리고 2단

계의 대안 또는 추가 조치로 서태평양에서 운용 중인 미국의 항공모함 중 한 

척 이상을 핵무기로 재무장하여 북핵 공격 시 반격하겠다고 위협할 수 있다. 

또한 한미 양국은 1960년대 미국이 나토 동맹국들과 함께 창설하려 했던 다

국적군의 사례처럼 핵탄두를 장착한 탄도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는 잠수함 

몇 척을 건조하여 공동 승선하는 데 합의할 수도 있다. 또한 3단계에서 100기 

대신 우선 수십 기의 핵무기만 현대화하고 북한이 외교에 응하지 않을 경우 

현대화하는 핵무기 수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수정할 수 있다.

향후 몇 년 후에도 한미 양국이 북한의 핵무기 증강을 동결하지 못한

다면 다른 여러 방안도 고려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내용은 제6장에서 논의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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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적 반응 대처

이러한 단계별 절차의 단점은 이행 비용과 한국 내부 및 북한과 중국의 잠

재적인 반발이다. 비용은 무엇을 선택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기존 WS3 시스템의 상태를 고려하면 1단계에서 WS3 시설의 현대화

와 신규 건설 중 주로 무엇을 택할 것이며, 신규 시설의 보호 등급은 어느 정

도로 할 것인가? 현대화와 신규 건설 두 가지 선택 모두 한국의 정치적 시위

를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되지만 한국에 상당수의 전술핵을 배치하는 것만

큼은 아닐 것이다.

이 네 단계 대응을 특히 북한과 중국이 달가워하지 않을 것이다. 북한

과 중국 모두 어느 정도는 한국이 굴복하기를 바란다. 그러나 이런 결과는 

한미 양국 모두 용납할 수 없다. 최근 몇 년간 한미 양국의 부적절한 상쇄 

조치가 한국 국민의 핵보장 신뢰도를 하락시킨 주요 원인이라는 것은 부정

할 수 없다. 한미 양국의 조치를 통해 이러한 하락세가 멈추고 한국의 신뢰

와 확신이 복원될 수 있기를 바란다. 또한 이러한 상쇄 방안이 북한에 대한 

억제력을 유지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

북한은 첩보 작전과 도발을 통해 대대적 대응을 할 것으로 예상되며 한

미 양국은 북한의 행동에 어떻게 대처할지 처음부터 계획하고 한미의 잠재

적 대응을 북한에 경고해야 한다. 중국도 이러한 전개 상황에 불만을 갖겠

지만 북한의 계속되는 핵무기 위협 고조에도 한미 양국이 매우 온건한 조치

를 취하고 있음을 중국에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북핵 위협 상황을 

중국이 허용하고 있지만 이는 중국에도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미 

양국은 각 단계별 조치로 인한 갈등 격화를 피하고 싶어하지만 북한이 핵무

기 및 핵심 핵물질 생산을 중단한다는 전제 조건이 있어야 가능하다. 따라

서 가능하다면 중국을 통해 북한이 협상에 복귀하고 핵무기 및 핵심 핵물질 

생산을 동결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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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조치에 대한 몇 가지 견해

여기에 서술된 단계들은 북한 핵무기 증강에 대한 한미 양국의 공약과 의지

를 보여줌으로써 한국 국민들을 안심시키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조치가 부

분적이나마 북한 핵무기 및 핵심 핵물질 생산 동결을 유도한다면 이상적일 

것이며, 한국 국민들이 이러한 결과를 보며 불안을 떨칠 수 있기를 바란다. 

그러나 북한이 핵무기 및 핵심 핵물질 생산을 중단하지 않는다면 이 네 단

계의 조치는 북핵 위협 증가에 어느 정도 대응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것

이다. 분명한 것은 이러한 조치에는 금전적 차원만이 아닌 한국 내부, 북한 

및 중국과의 잠재적 정치 문제 차원에서 대가가 따른다는 점이다. 그러나 북

한의 핵무기 증강이 지속되고 이를 상쇄하지 못한다면 한국은 점점 더 많은 

북한의 압박과 잠재적 공격에 노출될 것이다.

이러한 단계적 방식을 취하는 데 따른 추가적인 잠재적 위험이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러한 방안을 지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차기 한국 대통

령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실제로 차기 한국 대통령은 여기에서 설명한 

방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폐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한국은 북한 핵무기 위

협에 심각하게 취약해지고 위협은 증가할 것이다. 한국 국민들에게 이러한 

접근 방식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고 이러한 온건한 방안의 잠재적 효과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끌어냄으로써 문제 발생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 여기

에 제시된 방안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북한이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 분명

히 예상되기에 한국 국민의 공감대 형성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미국의 전략무기체계 한반도 배치 

윤석열 대통령이 워싱턴 선언 전에 고려했던 것으로 알려진 조치 중 하나는 

북한의 점증하는 핵 위협에 대비하여 최소 하나 이상의 미국 전략무기체계

를 한국 내 또는 인근에 지속적으로 배치하는 것이었다. 

“한국은 북한의 핵실험에 대비해 핵항공모함이나 핵잠수함 등의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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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을 한반도 주변 해역에 24시간 순환 배치해 줄 것을 미국에 요청

했다. …… 순환 배치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미국의 전략자산은 로널

드 레이건 항공모함, B-1, B-2, B-52 전략 폭격기, 핵추진 잠수함 등

이다”(Lee H., 2022). 

이 중 탄도미사일 잠수함을 포함하여 현재 일부 시스템에만 핵무기 탑

재가 가능하지만 모두 전략 무기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실제로 한국은 미

국의 핵무기를 한국에 배치하는 것보다 이러한 방식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보인다.17

이러한 방식의 장점은 한국군이 미 전략무기체계에 익숙해질 수 있고 

한국 지원을 위해 전략자산을 투입하겠다는 미국의 의지를 보여줌으로써 한

미 동맹이 강화된다는 점이다. 또한 해당 배치는 2022년 북한의 대규모 미

사일 시험에 대한 대응으로 고려 중인 방안이며, 북한의 추가 미사일 시험 

억제를 위해 이러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먼저 위협한 후 북한이 핵실험을 계

속 진행했을 때 배치했다면 더욱 바람직했을 것이다.18

미국 전략무기체계 배치의 단점은 우선적으로 자금과 병력 사용 측면

에서 미국이 감당해야 하는 비용이다. 즉, 무기체계 중 어느 것도 한국 내에 

기반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전략무기체계 지원이 미미한 상황에서 한국

에서 전력을 정례적으로 전개하려면 적절한 유지보수 및 지원 역량이 뒷받

침되어야 한다. 또한 이러한 전력을 한국에 상시 주둔시키려면 현재 배치된 

핵전력을 이동시킬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한 평가가 필수이다. 필요성이 있

17. 신범철국방부차관은목요일SBS라디오인터뷰에서“미국의전술핵재배치보다는‘현재

한반도에서가용한미국의전략자산’을사용해북한을억제하는것이‘가장바람직하다’”

라고말했다(Choi,2022c).

18. 이는전략적모호성을이용한북한위협의문제점을보여주는사례다.미국이전략적

명확성을사용해구체적으로위협했다면북한은일부미사일실험을하지않았을수도

있다.또한북한이계속해서미사일발사를했다하더라도역내와전세계모든사람들이

전략무기체계배치가미국의공격용이아닌북한도발에대한방어적조치임을알았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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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답이 나온다면 미국은 한국에 정례 전개되는 전략무기체계를 위한 전

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19

이러한 비용에는 전략무기체계 배치로 인한 북한의 도발 가능성을 처

리하는 것도 포함된다. 미국은 확전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북한과 일종의 전

쟁을 하게 되는 갈등 고조 상황은 전통적으로 피하려 노력해왔으며 특히 한

국에서의 한미 군사 훈련 및 기타 전력 배치를 두고 김정은이 심각한 피해

망상에 사로잡혀 과잉 대응하는 위험은 원치 않는다.

미국 핵무기 가용성 및 안전에 대한 설명 

제5장의 앞부분에서 언급했듯이 미국의 핵무기 수는 1967년에 약 3만

1,000개로 정점을 찍고, 2022년에는 약 3,700개(전략 및 전술 핵무기)로 

감소했다(Kristensen & Norris, 2013). 미국은 러시아, 중국, 북한의 핵무

기 위협에 이 정도 수의 핵무기로도 충분히 대처할 수 있다는 사실을 분석

적 자료를 통해 한국 측에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미국이 추가적인 핵

군비통제를 바라는 상황이라면 이러한 설명은 한국의 핵보장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설명이 없다면 적어도 한국의 일부 안보 전문가들은 

미국 핵무기가 지금 수준으로도 충분한지 의문을 제기할 수 있으며 한국의 

핵보장이 약화될 수 있다.

국제 전문가들 또한 미국 핵무기의 안전과 보안에 의문을 제기할 만한 

근거가 있다. 2007년 미국 핵폭격기에 모의탄이 아닌 실제 핵순항미사일  

6기를 실수로 탑재한 채 노스다코타주에서 루이지애나주로 비행하는 사

건이 있었다. 2006년에는 미니트맨(Minuteman) 미사일 핵탄두용 전자

부품 4개를 대만에 잘못 배송하고서도 바로 찾지 않는 사건이 발생했다

(Shanker, 2008). 전자의 사건에 대해서는 미공군 장관과 참모총장이 모

두 해임되었고 후자의 사건으로는 미공군 고위 장교 15명이 징계를 받았다

19. 한국정부는미국전략무기체계배치를강력히권고하면서도이러한비용을부담하겠다고

공개제안한적은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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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sey, 2019). 미국은 이러한 사건 이후로는 비슷한 사건이 한 건도 발생

한 적이 없으며 미국 핵무기의 안전과 보안이 확실하다고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아직 설명한 적이 없다면 이러한 사건 이후 이루어진 안보 개

선에 대해서도 한국 정부와 논의할 수 있다. 2023년 워싱턴 선언을 뒷받

침하는 차원에서 한국과 이러한 사안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

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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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변화하는 상황에서의 한국 핵보장1 

제3장에서 제5장까지는 한미 양국이 한국 핵보장 강화를 위해 단기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저자들은 이 중 일부는 실행

될 수도 있고 일부는 실행되지 못할 수도 있다고 가정한다. 그러나 북한의 

핵무기 위협이 증가하고 대내외 여건이 변화하면 이행되지 못한 방안의 중

요성 또한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한미 양국은 아직 이행

되지 않은 옵션들도 재검토하게 될 것이다. 제3장부터 제5장까지의 조치가 

북한의 핵무기 및 핵심 핵물질 생산 동결로 이어지기를 바라지만 저자들은 

실제로 그러한 결과를 기대하지는 않는다. 김정은이 자신의 권력 기반 중 지

나치게 많은 부분을 핵무력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북한은 

5~20년 내에 200~300개 이상의 대규모 핵무력을 보유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2 이 기간 동안 중국도 미국과 러시아에 필적하는 핵무력을 갖출 것으

로 예상된다.

제6장에서는 북한과 중국의 핵무기 위협이 크게 증가한 데 따른 한

국의 핵보장 강화 방안을 장기적 관점에서 설명한다. 이번 장은 북한이 

200~300개 이상의 대규모 핵무력을 갖추기 전에 한미 양국이 선택할 수 

있는 방안들을 요약하는 것에서 시작한다. 그런 다음 미국 핵우산의 전략적 

명확성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특히 제3장부터 제5장까지의 연속적 조치에 

주목한다. 이러한 조치를 아직 이행한 적이 없다면 1960년대에 나토와 함

께 기획했던 미국의 노력을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이후 핵전력으로 한국

1. 본장은브루스W.베넷과최강(ChoiKang)이작성했다.

2. 제2장에서김정은이300~500개의핵무기재고를확보하려는것으로보인다고언급했다.

20년전에북한이러시아인에게서원심분리기를입수했듯이,김정은이러시아의지원으로

핵무기생산을기하급수적으로늘리게된다면(Heinonen,2011)북한군은5~10년안에

300개의핵무기를보유할수도있다.이는북한이억제/방어목적으로필요로하는것보다

훨씬많은양이며한국이나일본에치명적피해를입힐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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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지원하는 방안을 재검토하고, 한국 정부가 제5장에서 제시한 방안보다 

더 많은 수의 핵무기를 보유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게 될 수도 있음을 고려

한다. 안타깝게도 이러한 시점에 한미 양국의 핵무기 공약 방안은 거의 없으

며, 이는 한미 양국이 해결해야 할 난제이다. 한편 핵무기 및 핵심 핵물질의 

지속적 생산이 가져올 잠재적 결과를 북한에 제대로 이해시킬 필요가 있다.

북한의 대규모 핵전력 구축 전 한국의 핵보장 강화 

북한이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을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을 경우, 향후 몇 년 

동안 한미 양국이 한국의 핵보장 강화를 위해 시행할 수 있는 핵심 방안들

에 대해 이미 제3장~제5장에서 논의한 바 있다. 다음의 방안들은 가장 실

행하기 쉬운 방안부터, 더 효과적이지만 실행에 어려움이 있을 방안들까지 

모두 포함한다.

1.  전략자문단의 지원을 받는 역동적이고 유능한 핵협의그룹을 운용

하여 한국에 대한 미국 핵우산 확장 억제의 전략적 명확성을 보여

주도록 한다.3

2.  한미 국가안보 인력을 대상으로 북핵 위협의 잠재적 결과와 대응 방

안에 대해 교육한다.

3.  북한의 핵무기 위협과 이에 대한 대응 조치 관련 한국 대중의 인식

을 제고한다.

4.  한미연합사령부의 전쟁계획 수립 초점을 재래식/핵 전력 통합으로 

전환하고 전략 수립을 지원하는 정례 도상훈련을 포함한다.

5.  정례 도상훈련을 적극 활용하여 한미핵무기운용지침을 수립하고 

한미국가통수기구의 승인을 얻는다.

6.  모든 범위의 강압적 수단을 활용하여 북한의 핵무기 및 핵심 핵물

3. 윤석열대통령은한국의핵보장강화를위해전략적명확성이필요하다는입장을확고히

밝혀왔다.2023년초윤석열대통령은“핵무기는미국것이지만정보공유·계획·훈련을

한미가공동으로해야한다”라고주장했다(Lee,2023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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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생산 동결을 유도한다.

7.  제5장에서 설명한 네 단계에 따라 한국 안보를 위한 미 핵무기 공

약 기준을 설정한다.

 a.  한국 안보를 위한 최대 180여 개의 핵무기 공약과 약 8~12개의 

B61 핵폭탄 한국 배치가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b.  제5장에서 언급했듯이, 이러한 접근 방법의 점진적 성격은 한미 

조치에 대한 중국의 대응을 완화하기 위해서이다.

예시: 한국 핵보장 강화 지원을 위한 정례 도상훈련 활용

북한의 핵무기 관련 강압은 이미 한국의 핵보장을 약화시키는 가장 큰 요인 

중 하나이다. 북한이 300여 개의 핵무기를 보유하게 되면 미국 핵우산 확장 

억제는 더 이상 의미가 없다며 주기적으로 한국을 압박할 가능성이 크다. 

북핵 사용에 대한 보복으로 미국이 핵우산을 행사하는 경우 미국 도시를 파

괴할 수 있을 만큼의 대규모 핵무기를 북한이 보유하고 있다는 주장을 근거

로 내세울 것이다. 미 본토를 핵무기 공격 위험에 빠뜨릴 수 없어 결국 미국

은 한국에서 철수할 것이라는 주장을 한국이 믿게 만드는 것이 김정은이 바

라는 바인 듯하다. 제2장에서 주장한대로 북한은 이러한 압박을 통해 한미 

동맹이 와해되기를 바란다.

따라서 향후 미국은 핵우산 공약을 재언급하는 동시에 한국 국민들이 

북한의 주장을 믿어서는 안 되는 이유를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일을 수행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는 워싱턴 선언에서 약속한 대로 핵

협의그룹 실무단이 정기적으로(예컨대 월별로) 북핵 사용 상황을 점검하는 

도상훈련을 실시하는 것이다. 그런 다음 한국 국민들의 핵보장을 지원하기 

위해, 특히 북한의 주장과 명백히 모순되는 결과의 도상훈련 일부 요약본을 

대중에 공개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향후 도상훈련에서 김정은의 디커플링 가설을 테스트할 

수 있다. 팀별로 다양한 상황에 서로 다르게 대처할 수 있지만, 북한이 

2030년에 한국을 침공하여 김정은이 명시적으로 위협했던 표적물인 한국



110

한국에 대한 핵보장 강화 방안

의 비행장, 항구, 군지휘통제시설에 50개의 핵무기를 즉각 투하하는 상황을 

가정해 보자. 동시에 김정은은 한국 핵공격에 대한 보복으로 미국이 핵무기

를 사용하면 핵무기가 탑재된 북한의 ICBM으로 미국 도시를 공격하겠다고 

위협하는 상황이다. 도상훈련에서는 표준정보평가를 사용해 잠재적으로 발

생 가능한 상황에 대한 관점을 제시하고 김정은의 예상 역량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참고 사례를 훈련 참가자들에게 제공할 수 있다. 북한이 한국

에 50발의 핵무기 사용을 시도했음에도 미사일과 핵탄두 중 15발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4 30발은 한미 미사일 방어에 의해 격추되며 5발만 제대로 표

적을 맞추는 결과를 도상훈련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물론 이 5개의 표적

물에는 상당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지만 한미 양국은 2030년 무렵에 공군

기지에서 작전 중인 전투기와 주요 항구 및 군 지휘통제 관련 자원의 분산 

배치를 마쳤다고 가정하기 때문에 북한으로 인한 피해는 제한적일 수 있다.

이 도상훈련에서는 미국이 핵우산을 충실하게 이행함으로써 비례적 

핵무기 대응 및 군사 공격을 북한에 단행하여 김정은과 북한 고위 지도부 

대부분을 제거하고 남아 있는 북한 핵무기와 탄도 미사일 대부분을 파괴한

다고 가정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 지도부의 후계자는 미국 도시를 향

해 핵무기를 탑재한 ICBM 5발을 발사한다. 그중 한 발은 실패하고, 세 발

은 미국의 미사일 방어에 의해 격추되어 단 한 발만이 미국 도시에 투하

된다. 이로 인한 파괴는 미국의 대대적인 후속 보복으로 이어져 북한의 정

치 및 군사 지휘통제시설과 남아 있는 핵무기, 관련 탄도미사일, 발사대 대

부분이 파괴된다. 미국이 이러한 도상훈련 결과를 달가워하지는 않겠지만 

4. 북한의탄도미사일시험발사는북한탄도미사일의안정성을과시하려는의도가있는

듯하며거의항상비행에성공하는것처럼보도한다.그러나북한이탄도미사일발사시험

후실패하는빈도에대해서는알수가없다.또한북한이바다로쏘아올린미사일이실제

의도한궤도대로비행후표적물근처에탑재물을투하하는빈도도알수없다.게다가

북한의시험발사미사일은철저한검사와준비를거쳐안정적인발사가가능할것으로

예상되지만, 실제 작전 상황에서발사되는미사일은안정적이지않을 가능성이높다.

실제로북한이작전상황에서발사한탄도미사일중30%이상은실패할가능성이매우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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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상훈련의 요약 내용을 듣는 북한의 어느 누구도 만족할 만한 기분이 들

지는 않을 것이다. 한편, 많은 한국인들은 이러한 도상훈련 결과를 알게 되

면 상당한 핵보장을 느낄 것이다. 도상훈련에서 북한이 파괴되는 결과가 나

왔다면 북한이 애초에 이러한 공격을 시도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할 것이

기 때문이다.

이러한 도상훈련 결과는 한국의 핵보장 구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북한이 한국을 상대로 핵무기를 사용하는 경우 미국이 핵무

기로 북한에 대응할 수 있음을 보여줄 수 있다. 미국 대통령이 이러한 발언

을 하는 것을 꺼릴 수는 있지만 도상훈련 결과를 통해 한국에 대한 미국의 

공약을 증명할 수 있다.

대규모 북핵 전력에 대비한 한국 핵전력 공약 

한국 관계자들의 논의에 따르면 북한 핵무기와 한국 안보를 위해 특별히 공

약된 미국 핵무기가 표면적으로 균등한 수준일 때 한국은 미국의 핵보장을 

체감할 것이다.5 현재 한국에 배치된 구체적인 미국의 핵전력이 전무한 상

황이기에 많은 한국인들은 군사적 균형에 핵무기를 포함할 경우 북한이 한

국보다 군사적으로 우월하다고 생각한다(Lee et al., 2023, pp. 56-58). 

많은 미 분석가들이 핵우산 확장 억제를 고려하면 이러한 생각은 터무니없

다고 할지 모르나 이는 핵우산의 전략적 명확성이 부족했음을 보여준다. 한

국의 심리적 지원을 위한 요건이 핵균형임을 인정해야 하는 것처럼, 이와 유

사하게 미국과 소련의 핵전력 균형 또한 수십 년간 중요 쟁점이었다(예를 들

어 Bennett, 1980a 참조). 1950년대 후반에 ‘미사일 격차’가 발생하고 있

다는 미국의 우려(Thielmann, 2011)가 제기된 후, 이러한 우려가 계기가 

되어 1962년에 로버트 맥나마라 미국방장관이 성명을 발표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나토 동맹국들에게 미국은 소련에 대한 핵우위를 유지할 것이라고 선

5. 이문장은브루스베넷이약2016년부터한국국가안보담당자와나눈수많은논의를

근거로작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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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했다(McNamara, 1962, pp. 3, 5, 6).

이 장에서 가정한 대로 북한이 200~300개 이상의 대규모 핵무력을 

보유하는 경우 한국 핵보장이 달성되려면 북한 핵무기와 균등한 수준의 미

국 핵무기가 필수적으로 확보되어야 할 것이다. 제5장의 네 단계 절차를 통

해 한국 지원 목적으로 투입될 수 있는 미국의 핵무기가 최대 180여 개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핵균형을 유지하려면 결과적으로 더 많은 핵무기가 필

요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180개의 핵무기를 확보하는 것조차 탄도미사일 

잠수함 1척을 온전히 한국 지원용으로 배치하고(제5장 2단계), B61 100기

의 현대화를 위한 자금을 한국이 제공(제5장 3단계)해야 한다. 따라서 한미 

양국은 각각의 경우에 더 적은 수의 핵무기 합의를 결정할 수 있다. 실제로 

중국의 핵무기 위협이 증가함에 따라 미국은 그 이상은 고사하고 탄도미사

일 잠수함 한 척을 온전히 한국 안보용으로 투입하는 것도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핵무력 확대는 말할 것도 없이 180개의 핵무기 투입에 합의하는 것

조차 새로운 방안을 마련해야 가능한 일이다.

실제로 북한이 대규모 핵무력을 구축하는 경우 한미 양국이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은 다음 세 가지에 불과할 것으로 보인다. 

•   북한 핵무력과 균등한 수준을 유지한다는 개념을 폐기한다.

•   제5장의 3단계에서 권고한 100개를 초과하는 새로운 핵무기 투입을 

위해 한미 공동재정을 조성한다.

•   한국의 독자적 핵무기 생산을 허용한다.

이 모든 방안은 동의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상당한 위험을 수반한다. 

따라서 북한의 핵무기 생산을 200~300개 미만으로 억제함으로써 이러한 

대안을 피하는 것만이 바람직한 결론임을 분명히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러

나 이를 막는 것이 불가능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한미 양국은 향후 선택 방안

으로 이러한 대안들을 고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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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핵전력과 균형을 유지한다는 개념 폐기

한국의 독자적 핵무기 개발 찬성 여부를 묻는 여론조사가 한국 내에서 실시

되고 있지만 한국의 핵보장에 어떤 다양한 잠재적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는

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핵무력과 어느 정도의 균

형을 유지하는 것에 대한 한국인들의 관심은 매우 높은 것으로 보인다. 실

제로 1960년대 미국은 나토 동맹국들에게 소련의 핵확산을 막기 위해 소련

에 대한 핵우위를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McNamara, 1962, pp. 1, 3). 

그러나 제5장에서 설명했듯이 현재 미국의 전략 핵무기 상당 부분은 러시아

와 중국을 겨냥하고 있어 북한에 사용할 수 없다고 한국에 알려져 있기 때

문에 북한과의 핵균형을 평가하는 데 있어 미국 핵무기가 하는 역할은 거의 

없다.

제5장에서 상정한 네 단계 방안에서는 한국 안보 지원용으로 투입되

는 미국 핵전력과 북한 핵전력 사이에 어느 정도 균형을 유지하려 한다. 그

러나 북한 핵무기 위협의 규모가 300개에 가까워지면 미국은 이러한 균형

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할 수 있다. 미국의 이러한 결정이 한국의 핵보장

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확실하지는 않지만 매우 부정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의 독자적 핵전력 구축에 대한 지지가 크게 상승하여 한국 정부가 이러

한 결정을 내리는 결정적 요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미국 정부는 핵균형 폐

기로 인해 미국이 목표하는 한국의 핵확산 방지에 중대한 위험이 초래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미국 핵전력 추가 확대를 위한 재정 조성

두 번째 방안은 한미 양국이 비용을 공동 부담하여 제5장에서 제안한 100개

의 미국 전술 핵무기보다 더 많은 수의 핵무기를 현대화하거나 제조하는 것

이다. 한국 내 수요를 위한 미국 핵무기가 새로 마련되면 러시아, 중국 또는 

다른 국가를 표적으로 배치된 미국 핵무기를 가져오지 않아도 된다. 미국은 

러시아와의 신(新)전략무기감축조약(New START)을 맺으며 비용을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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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때 전략 핵무기 수를 실제로 늘릴 여력이 되지 않는다. 러시아가 협정 이

행을 중단하기는 했지만 미국은 협정에 반하는 것처럼 보이는 행동은 피하

고 싶어하며 2026년 협정 종료 후에도 이러한 입장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

(Landay & Mohammed, 2023). 따라서 북핵 상쇄를 위한 미국 핵무기 확

대는 신전략무기감축조약의 제한을 받지 않도록 미국의 전술 핵무기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북한이 300개 이상의 핵무기를 보유할 경우 이를 상쇄하기 위해 사

용할 수 있는 몇 가지 전술 핵무기가 있다. 미국이 신속하게 B61 핵폭탄의 

추가 해체를 지연한다면 미국은 한국 안보 지원용으로 수백 개의 핵무기를 

현대화할 수 있을 것이다. 제5장의 3단계에서 논의한 최초 100개의 핵무 

기 외에도 한미 양국은 추가 현대화에 대한 비용 분담 절차를 고려할 수 

있다. 최초 100개의 핵무기와 마찬가지로 추가 핵무기는 여전히 미국의 핵

무기가 될 것이며 무기 보호와 한국 내 정치적 대립을 피하기 위해 미국에 

보관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미군은 향후 빠르면 2024년 혹

은 2025년에 가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전역탄도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다(예

를 들어 Feickert, 2022 & Bosbotinis, 2022 참조). 이들 중 일부를 전

술 핵무기를 투발할 수 있도록 개조하여 한국 또는 한반도 주변 미 해군시

설에 배치하는 것으로 한국을 지원할 수 있다. 2022년 『핵태세검토보고서』

에서 취소하기는 했지만(미 국방부, 2022c) 실제로 미국은 핵탑재 잠수함

발사순항미사일(SLCM-N)을 개발할 계획이었다. 이 프로그램을 잠재적으

로 복원할 수 있다.

미국의 전술 핵무기 생산 강화를 통한 북한과의 핵균형 유지에는 몇 가

지 주요 이점이 있다. 가장 큰 장점은 이러한 방식으로 한국의 핵무기 생산

을 피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의 독자적 핵무기 생산은 국제적인 핵확산

금지조약(NPT)을 약화시켜 아직 핵무력 구축을 시도하지 않은 국가들의 핵

무기 생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북한과의 핵균형 유지는6 한국 핵보장 

6. 위에서언급했듯이핵균형을판단하는데있어양측의핵무기수를비교하는것은매우

제한적시각이라는것을기꺼이인정한다.그러나대부분의사람들은핵균형평가에대한

이해가부족하기때문에주로숫자에주목한다.김정은또한마찬가지일것으로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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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 북한의 핵무기 공격 억제, 나아가 북한의 핵무기 관련 강압을 억제할 

수 있다. 또한 핵균형이 유지되면 핵무기 생산으로 북한이 얻을 수 있는 이

득이 크지 않기 때문에 북한이 핵무기 생산 동결을 고려하는 동기가 될 수 

있다. 이러한 핵무기의 대부분을 미국에 보관하면 북한이 심각한 대(對)전

력 위협을 가하는 것을 방지하고 한국의 핵무기 반대 정치적 움직임을 제한

할 수 있으며 핵전력 확대에 대한 중국의 대응을 줄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접근 방법은 한국 관계자들과 미국 핵기획가들이 협력하도록 연합

사에서 개입하는 계기가 되어 한미동맹이 강화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 방법에는 몇 가지 단점도 있다. 특히 우려되는 것

은 북한과 한미 양국의 핵무기 수가 증가함에 따라 한반도 정세가 불안정해

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양측 모두 상대방이 공격을 단행하기 전에 선

제 대전력 공격을 고려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북한이 한국보다 우월

한 핵무력을 보유하는 것보다는 불안정성을 안고 가는 편이 나을 수 있다. 

또한 미국 시민들 다수는 전술 핵무기에 국한하여 미국의 핵무기 수가 증가

하는 것을 불안해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한미 양국은 이러한 노력에 드는 

비용을 공동으로 부담하는 방법을 모색할 수 있다. 비용 부담으로 인해 한

미 양국은 일부 재래식무기체계를 포기해야 할 가능성이 있다. 게다가 한국

군이나 미군 모두 전쟁에서 핵무기 사용을 위한 병력을 제공해야 하는 상황

을 바라지는 않을 것이다.

한국의 일각에서는 나토의 핵무기 공유와 유사한 한국형 ‘핵무기 공유

(미국과 동맹국 관계자 모두 핵무기 사용을 승인하면 한국 조종사가 핵무기

를 투발)’를 원한다.7 그러나 미국 내 많은 사람들이 나토의 핵무기 공유에 

불만을 갖고 있기 때문에8 미국은 한국과 이러한 방식의 협정을 원하지 않

7. 한국에서 ‘핵공유’는상당한혼란을유발하는개념이다.나토에서이개념을사용하면서

일부한국사람들이핵공유에관심을갖게되었다.그러나핵공유에대한관심이높아진

것은한국에서의핵공유를제안한코트외(Kortetal.,2019)의논문이발표된이후부터다.

현재핵공유는나토에서사용되는용어외에도다양한의미로사용되고있다.제니퍼안

(Ahn,2022)참조.

8. 브루스베넷과다수미국정부인사들이최소2012년부터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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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것이다. 한국이 먼저 미국의 일부 핵폭탄을 한국에 배치하기 위해 핵폭

탄 현대화에 드는 비용을 지불하기로 합의한다면 이러한 핵폭탄을 투발하

도록 설계된 이중기능전투기를 획득할 수 있을 것이다. 나토의 사례에 따라 

핵공유가 이루어지면 한국 공군기지에 필요한 핵무기 저장시설을 짓고 위

에서 언급한 핵폭탄 중 일부를 공군기지에 배치한다. 이때 핵확산금지조약 

요건에 따라 핵무기 통제 및 보호가 가능한 미 보안군이 있어야 한다. 핵무

기를 한국으로 넘겨줄 때를 대비해 핵통제관을 주둔시키고 이러한 조치를 

승인하기 위한 안전한 통신을 제공해야 한다. 한국 공군기지에서 이러한 작

업을 수행하려면 미국이 상당한 비용을 지출해야 하며 미국 핵무기가 극단

주의 테러리스트나 기타 악의적인 단체의 손에 들어갈 수 있는 위험이 증가

한다. 또한 미국은 일단 핵무기를 넘겨주면 핵무기가 투발되는 지점을 직접 

통제할 수 없다는 것도 우려할 것이다. 게다가 차기 한국 대통령이 프로그

램 전체를 파기할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의 자금과 노력이 낭비될 수 있다. 그

렇다면 한국은 정치적 표현 외에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어떤 형태의 핵공

유가 정말로 도움이 된다면 핵폭탄의 한국 배치 시 향후 핵폭탄을 투발할 수 

있는 미국 편대에 한국 조종사 몇 명을 추가하는 것은 어떨까? 또는 워싱턴 

선언이 이미 “나토식 핵공유보다 ‘실효성’ 있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의견에 

미국이 동의할 수도 있다(Reddy, 2023b).

한국의 독자 핵무기 생산

세 번째 방안은 한국국민이 선호한다는 여론조사 결과와 일치하는 한국의 

독자 핵무기 생산이다(예를 들어 Kim, Kang, Ham, 2022 참조). 이를 통해 

한국은 강대국 지위를 인정받고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Dalton, Friedhoff, and Kim, 2022, p. 2).9 특히 이 장에서 예

견한 대로 북한 핵무력과의 균형을 위해 한국에서 수백 개의 핵무기를 생산

하게 된다면 이러한 인정을 기대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또한 북한에 대한 

핵무기 사용 재량권을 갖게 되어 미국의 의지보다 강력한 위협을 가할 수 있

기 때문에 북핵 억제력과 한국의 핵보장 모두를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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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많은 한국 정부 지도자와 국민들은 이러한 선택의 잠재적 위험

과 단점이 얼마나 심각한지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Brewer 

and Dalton, 2023).10 첫째, 북한은 한국의 핵무기 보유를 막기 위해 강력

히 반발하며 대규모 도발을 감행하는 등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둘째, 한국의 진보 진영도 반대할 가능성이 높으며 핵무기 저장시설로 

선택될 군사기지 주변의 한국 거주민들도 자신의 지역사회가 북한의 최우

선 핵무기 표적이 될 것을 알기에 반대할 것이다. 한국의 독자적 핵무기 보

유에 반대하는 시민들은 사드 반대 시위와 마찬가지로 핵무기 반대 시위를 

벌일 가능성이 높지만 훨씬 더 심각하고 규모도 클 것이다. 그리고 궁극적

으로 진보 계열의 한국 대통령이 당선되면 한국의 핵무기 프로그램을 취소

할 수 있다. 셋째, 한국이 독자적으로 핵무기를 생산하려면 매우 많은 비용

이 들고 특히 우라늄 농축과 플루토늄 재처리 능력 부족으로 생산까지는 상

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다. 넷째, 한국이 독자적으로 핵무기를 생산하려면 

핵확산금지조약에서 탈퇴해야 한다. 그렇게 되면 원자력공급국그룹(NSG)

은 한국 원자력 발전소나 한국 핵무기에 필요한 우라늄 공급을 거부할 수 있

으며 이로 인해 한국 전력의 25~30%가 줄어들거나 상당 부분 사라질 수 

있다.11 다섯째, 수출에 중점을 두는 한국 경제에 특히 치명적일 수 있는 국

제사회의 경제 제재가 가해질 수 있다. 여섯째, 중국은 한국이 수백 개의 핵

무기를 만드는 것에 심각한 불만을 가질 가능성이 높으며 사드 배치에 대한 

9. 해당여론조사에따르면응답자들이한국의핵무기프로그램을찬성하는주된이유는

(1) 북한을 제외한 위협에서 한국을 방어(39%), (2) 한국의 국제적 위상 제고(26%),

(3)북한의위협에대응(23%), (4)한국이공격받을경우미국이한국을방어하지않을

것이라는두려움(10%)이었다.그러나이조사는2022년북한의대규모도발과호전적

발언이있기전에이루어졌기때문에북한의위협에대한현재의우려를과소반영할

가능성이있다.

10. 최근이상신외(Leeetal.,2023,p.27)의한국국방연구원여론조사에서한국의독자적

핵무기생산에따른여섯가지심각한위험(전쟁위험등)의발생가능성을질문한결과

여섯가지위험모두심각한것으로나타났다.

11. 2020년한국전력의27.7%를원자력이공급했다.미중앙정보국(CIA,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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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보다 훨씬 더 큰 금융 제재를 포함하여 한국을 막기 위해 상당한 경제적 

압력을 가할 수 있다. 일곱째, 미국이 한미군사동맹 탈퇴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이러한 잠재적 결과 중 어느 것도 확정된 것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

하고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북핵 위협 증가로부터 한국을 방어하기 위해 한

국이 이러한 선택을 한다면 안보, 경제, 평판에 심각한 손상을 입을 수 있다.

핵우산이 북한을 억제하기에 충분하다고 확신하는 미국 정부는 이러한 

방안에 강력히 반대한다. 더욱이 미국은 여전히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바란다(Byun, 2023). 물론 지금은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는 사실일 수도 없고 거의 비현실적인 목표이기는 하다.12 1970년대에 미

국은 한국이 독자적 핵무장을 진행할 경우 한미동맹을 파기하겠다고 위협한 

바 있으며(Oberdorfer, 1997, pp. 68-73)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날 수도 있다. 

따라서 상황이 급변하지 않는 한 한국의 독자적 핵무장은 너무 많은 대가가 

따르고 위험하기 때문에 해당 방안은 고려에서 제외한다.

새로 선출된 미국 대통령이 미국 핵우산을 파기하기로 결정한다면 상

황은 극적으로 변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북한을 상대할 만한 충분한 핵무

기를 자체 개발하는 데 걸리는 5년 내외의 기간 동안 한국은 북핵 공격에 취

약한 상태가 될 것이다. 이 기간 동안 한국이 핵무기 생산 시설을 개발 완료

하더라도 북한의 공격으로 파괴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렇게 되면 취약한 상

태는 지속될 것이다. 한국이 이러한 위험을 관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독자적 핵무기 개발을 하지 않기로 미국 대통령과 합의하는 대신 미국이 핵

우산 파기를 결정하는 경우 50~100개의 핵무기를 자동으로 한국으로 이전

한다는 내용의 비밀 합의를 보험으로 들어 두는 것뿐이다. 대략 50~100개

의 핵무기라면 한국이 실제로 핵무기를 독자적으로 생산하기까지 북핵 위

협에 취약한 시기를 관리하기에 충분할 것이다. 물론 미국의 새로운 대통령

이 그러한 합의를 파기하기로 결정할 수도 있다. 그러나 한국이 이미 핵무

12. 미국의2023년정보기관최종추정에따르면“김정은은핵무기와ICBM을독재통치의

궁극적인 보증수표로 여기며 이러한 프로그램을 포기할 의사가 전혀 없으며, ……”

미정보기관연례위협평가(OfficeoftheDirectorofNationalIntelligence,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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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현대화 비용을 지불했다면 새로운 미국 대통령은 한국을 포기하고 북한

의 손에 넘겨준 미국 지도자로 알려지는 것은 피하는 편을 선호할 것이다.

미래 핵무기 전략 방안에 대한 결론 

북한과 중국의 핵무기 위협 대처에 있어 전략적 명확성의 중요성은 앞으로

도 더욱 커질 것이다. 미국은 1960년대 나토 동맹국들과 그랬던 것처럼 한

국에 대한 핵우산 공약의 전략적 명확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준비할 수 있

을 것이다. 효과적으로 이행되기만 한다면 워싱턴 선언이 적합한 대책이 될 

수 있다.

핵전력 투입과 관련하여 미국 정부는 위에 제시된 어떠한 방안도 달가

워하지 않을지 모른다. 이러한 결론은 한미 양국의 북한 핵무기 및 핵심 핵

물질 생산 억제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그러나 원하는 결

과를 얻으려면 한미 양국이 북한을 압박할 의지가 있고 그에 따른 위험을 감

수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어느 시점에 미국은 북한의 핵우위 허용과 한

국 지원을 위한 전술 핵무력 증강 이 둘 중에서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전자의 상황은 피해야 한다. 미국이 선택을 회피

하고 한국의 모든 핵전력 수요를 미국의 전략 핵무기로 해결하는 것은 사

실상 거의 불가능하다. 미국은 (1) 더 이상 수천 개의 운용 가능한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지 않고, (2) 러시아와 중국을 상대하는 데 전략 핵무기의 대부

분을 투입하고 있으며, (3) 중국의 핵무기 위협이 증가함에 따라 중국 내 표

적에 더 많은 전략 핵무기를 투입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과 미국 정부 모두 이러한 대안의 검토를 오랫동안 미루

고 싶겠지만, 지금의 현실에서는 북핵 위협 증가에 대처하고 한국의 핵보장

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단기적으로 최선일 것이다. 미국은 한미 

동맹의 현재와 미래 안보 요건에 대한 정부 연구를 통해 이러한 문제를 해

결하고 북핵 위협의 증가 상황을 인식할 수 있을 것이다. 한미 양국에 강압 

및/또는 무력 공격을 할 수 있을 만큼 대규모 핵무력이 구축되어 한국에 군

사 공격을 하더라도 심각한 대가는 없을 것이라고 북한이 결론 내리는 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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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온다면, 미국은 방심한 상태로 이러한 상황을 맞이하고 싶지는 않을 것

이다.13 이러한 조건에서는 한국 또한 어쩔 수 없이 핵무기 생산에 뛰어들

게 될 수 있다.

13. 북한정세가점점불안정해지면김정은은핵그림자효과를이용해제한적공격을가하는

등도발을확대할수있다고판단할수있으며,한국은이러한공격에과잉대응할수있다.

2010년북한의천안함침몰과연평도포격이후비슷한상황이전개되었을때한국은

선제적억제개념을이행하기로결정한적이있다.“……지휘관들에게북한이도발하면

3~5배로응징하라고강조했다”(Kim,2014).



121

핵피해평가

부록. 핵 피해 평가 

이 보고서의 표 2.1은 서울, 뉴욕, 베이징에 북핵 공격이 단행될 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인명 손실과 중상자 수에 대한 간단한 평가이다. 각 도시의 

인구 밀도 추정치에 사망자 및 중상자가 발생할 수 있는 면적을 곱하는 방

식으로 평가가 이루어졌다.1 피해 면적은 1945년 히로시마 원폭 정보를 기

반으로 한다. 히로시마에 투하된 원자폭탄은 적당한 고도에서 폭발하여 즉

각적 효과는 증가하면서도 낙진은 대부분 제거되었기에 선택되었다. 핵 효

과의 경우 효과 추정에 있어 상당한 복잡성과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여기에

서 목표는 정확한 예측이 아니라 사상자 규모의 순서를 보여주는 것이므로 

핵 효과에 대한 최선의 추정치를 바탕으로 한 결과이다.

인구 밀도 

먼저 세 도시의 인구 밀도를 계산한다. 서울의 경우 인터넷의 “대한민국: 서

울특별시(SOUTH KOREA: Seoul Metropolitan City)”(2020)를 사용했다. 

서울에는 인구가 적은 구릉지가 상당수 섞여 있기 때문에 최대 사상자를 내

는 것이 목표라면 이러한 지역은 피할 것이다. 따라서 서로 이웃한 행정구

역 3곳 중에 인구 밀도가 높은 동대문구, 중랑구, 광진구를 선정했다. 

2020년 기준으로 이 3개 행정구의 총 인구는 1,091,000명이며 면적은 

50km2로 인구 밀도는 21,900명/km2이다. 뉴욕시의 경우 인터넷의 “미국: 

뉴욕시 자치구(USA: New York City Boroughs)”(2022)에서 맨해튼을 대

상 지역으로 선정했다. 2022년 이 지역의 인구는 1,596,000명이며 면적은 

1. 브루스베넷은이전에누크맵(NukeMap)프로그램을사용하여표2.1에나온것과비슷한

추정치를계산한적이있다.그렉존스는누크맵계산에몇가지문제가있다고지적하며

대안으로이글에서설명하는방법론을제안했다.결론적으로사상자수는크게차이가

나지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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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7km2로 인구 밀도는 27,200명/km2이다. 베이징의 경우 베이징의 도시 

구역을 나열한 “베이징: 구 및 현별 인구 및 인구 밀도(Beijing: Population 

& Density by District and County)”(2000)를 사용했다. 베이징의 2000년 

인구는 2,663,000명이며 면적은 87.1km2로 인구 밀도는 30,600명/km2

이다.

이 추정치는 각각 50~90km2의 면적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그러나 

6차 핵실험은 더 넓은 면적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며 인구 밀도가 낮은 지역

까지 도달했을 것이다. 따라서 6차 핵실험 피해 인구 수를 계산할 때는 인

구 밀도를 25%가량 줄였다.

인터넷의 인구 데이터는 보통 거주민을 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사람들

이 일터에서 근무하는 평일에는 인구 밀도가 급격하게 달라질 수 있다. 그러

나 여기에서는 위에 제시된 인터넷상의 데이터를 그대로 사용했다.

사망자 및 중상자 발생 면적 

히로시마 원자폭탄 투하는 핵공격으로 인한 사망자 및 부상자 수를 계산하

기에 이상적인 데이터 출처이다.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원자폭탄 피해에 관

한 자료 편찬위원회(이하 위원회)(Ishikawa & Swain, 1981, p. 113)는 히

로시마의 그라운드제로 반경 0.5km 내의 사망자, 중상자, 경상자 수에 대

한 데이터를 발표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사망자와 중상자만 고려했다.

대도시 지역에 대한 핵공격의 경우 데이터를 적분하면 복잡한 방법으

로 면적의 근사값을 계산하지 않더라도 동일한 수의 사망자와 중상자가 발

생하는 등가 면적을 구할 수 있다. 적분은 사다리꼴로 근사하여 값을 구한다. 

위원회의 데이터에 기반한 면적은 12.1km2이다. 2007년에 오웬 B. 툰 외

(Toon et al., 2007, pp. 1978-1979)는 위원회의 곡선이 정규분포곡선과 

잘 맞는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이러한 곡선은 쉽게 적분 가능하다. 이들의 

계산에 따르면 동일한 수의 사망자와 중상자가 발생하는 면적은 13.3km2

이다. 두 결과의 평균값을 계산한 뒤 반올림하여 13km2라는 값을 구했다.

이러한 결과를 다른 위력에 맞게 조정하려면 히로시마 폭탄의 위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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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야 한다. 오랫동안 히로시마 원자폭탄의 위력은 12.5kt으로 알려져 있

었다(Glasstone & Dolan, 1977, p. 36). 그러나 히로시마 원폭 투하로 인

한 방사능 피폭의 장기적 영향을 평가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조지 D. 

커 외(Kerr et al., 2005, p. 54)는 이 수치를 재계산했다. 그리고 현재 얻

을 수 있는 최선의 추정치는 16kt이다.

또한 5kt 위력 이상의 무기의 경우 피해 면적의 위력 조정에 영향을 미

치는 주요 효과는 폭발이라고 가정한다. 일반적으로 피해 면적은 16kt 같

은 기준값과 비교하여 위력의 0.67 제곱으로 조정된다. 그러나 이렇게 하 

면 폭발 후 파동의 지속 시간은 고려되지 않기 때문에 더 큰 위력의 무기

가 폭발했을 때의 효과는 위력의 0.67 제곱으로 조정한 값보다 훨씬 크다. 

다양한 위력의 무기에 대한 핵 효과 면적 계산 및 해당 데이터의 곡선맞

춤(curve fitting)을 기반으로 한 결론에 따르면 파장의 지속 시간을 포

함할 때 5kt~250kt 범위 무기에 대한 피해 면적은 위력의 0.84 제곱 이

상으로 조정되어야 한다. 북한의 제2차~제6차 핵무기 실험을 고려하면 

5kt~250kt 범위가 적합한 수치이다. 이에 따라 북한의 5차 핵실험의 위력

을 약 18.8kt로 계산하면 사망자 및 중상자가 발생하는 면적은 약 14.9km2

이고 16kt으로 계산하면 13km2가 될 것으로 추정된다.

5kt 미만의 핵무기 위력에서는 즉각적인 방사능 피폭이 주요 피해 요

인이며 훨씬 낮은 보정계수 값을 갖는다. 기존의 사상자 및 중상자 추정 데

이터의 곡선맞춤을 기반으로 1.4kt 핵폭발로 인한 피해 면적은 2.9km2로 

추정된다.

사망자 및 중상자 수 추정치 계산 

표 A.1에 인구 밀도와 피해 발생 면적이 제시되어 있다. 이 두 수치를 곱하

면 표 A.1과 표 2.1에 기재된 사망자 및 중상자 추정치를 구할 수 있다. 이

러한 추정치는 핵무기 위력의 불확실성과 피해 지역의 다양한 인구 밀도를 

고려하면 매우 불확실하다. 따라서 이는 매우 대략적인 추정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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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A.1. 잠재적 핵무기 효과 계산

실험 회차 위력(kt)*
피해면적
(km2)

도시별 사상자 + 중상자 수

 서울
(21,900명/

km2)

맨해튼
(27,200명/

km2)

베이징
(30,600명/

km2)

1 1.4 2.9 64,000 79,000 89,000

2 5.0 4.9 107,000 133,000 150,000

3 13.2 11.1 243,000 302,000 340,000

4 11.2 9.6 210,000 261,000 294,000

5 18.8 14.9 326,000 405,000 456,000

6 230.0 122.0 2,000,000 2,490,000 2,800,000

*디미트리P.보이탄외,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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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어 

BMD  ballistic missile defense, 탄도미사일방어

CCP  Chinese Communist Party, 중국공산당

CFC Combined Forces Command, 연합군사령부(연합사)

CNM  critical nuclear material, 핵심 핵물질

CONOPS  concept of operations, 작전운용개념

CONUS  continental United States, 미국 본토

DIME   Diplomatic, information, military, and economic, 외교, 

정보, 군사, 경제

DoD  Department of Defense, 국방부

DPRK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북한)

EDSCG   Extended Deterrence Strategy and Consultation 

Group, 확장억제전략협의체

EMP  electromagnetic pulse, 전자기펄스

GMD  Ground-Based Midcourse Defense, 지상기반외기권방어

ICBM  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 대륙간탄도미사일

KMPR   Korea Massive Punishment and Retaliation,  

대량응징보복

NCG  Nuclear Consultative Group, 핵협의그룹

PLA  People’s Liberation Army, 중국인민해방군

PLARF  PLA Rocket Force, 중국인민해방군 로켓군

PRC  People’s Republic of China, 중화인민공화국

ROK Republic of Korea, 대한민국(한국) 

SAM  Surface-to-air missile, 지대공미사일

SCM Security Consultative Meeting, 안보협의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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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RT  Strategic Arms Reduction Treaty, 전략무기감축조약

THAAD   Theater High-Altitude Air Defense System,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TTX tabletop exercise, 도상훈련

UN United Nations, 유엔

WS3  weapons storage security system,  

핵무기저장고(무기보관 및 보안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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