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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re are various organizations in modern society, in which people have direct and indirect 

relationships. Internal structure of these organizations can be analyzed by the relationships which are 

officially pressed on the media. However, this task will be difficult when the media information is 

strictly limited, though the necessity of analyzing organization structure remains. In this study, we try 

to estimate the influence of North Korea’s core members by using PageRank centrality to supplement 

the limitation of previous SNA analysis methods. Experimental results show that we can show and 

predict NK’s power shifts more efficient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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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ntroduction

많은 사람들은 하나의 공동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조직을 

이루고 있으며, 더 효과적인 조직 운영을 위하여 구성원 개인과 

조직의 특성을 도출하고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사회

학적 분석을 실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경쟁사회에서 자신의 조

직이 우월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자신뿐만 아니라 상대 조직

에 대한 다양한 분석을 병행하고 있다. 하지만 정보기관과 같이 

고도의 보안을 요구하는 조직의 경우 정보수집이 제한되어 효

과적인 분석이 어렵게 되는데, 이렇게 폐쇄적 특징을 가지고 있

어 정보가 공개되지 않아 직접적인 분석방법을 사용하기 어려

운 조직을 ‘통제조직’ 이라 정의할 수 있다[1].

대표적인 통제조직이 바로 북한으로서, 최고지도자 중심의 

강력한 중앙집권적 정치구조를 가지고 있는 북한 권력 구조에 

대한 관심이 매우 크지만 세계적으로도 가장 폐쇄적인 구조를 

유지하고 있어 제한적으로 외부에 공개되는 자료를 활용한 분

석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게 북한과 같은 통제조직에 대한 분석은 한계점이 존재

하는바 SNA(Social Network Analysis)를 활용해 구성원의 속

성을 고려하면서 구성원간 관계를 분석하고자 하는 시도, 특히 

북한 지도부를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공개된 자료들을 활용해 비

공식적인 연결망을 중앙성 분석을 통해 알아내고자 연구한 사례

가 있다[1-4]. 하지만 이러한 연구들은 다음과 같은 한계점이 

있다. 첫째, 구성원들의 영향력을 고려하여 중앙성을 결정하는 

위세 중앙성(Eigenvector Centrality)[5]을 활용함으로써 성과

를 도출하였지만 영향력이 큰 구성원과 연결된 다른 구성원들에

게 그 영향력이 그대로 전달되어 중요하지 않은 구성원도 높은 

중앙성 값을 갖게 된다. 둘째, 사회연결망 분석을 위해 연결망을 

구성하는데 있어 바탕이 된 자료가 북한 최고지도자의 공개 활

동인 점이다. 선행 연구들은 북한 매체를 통해 공개되는 최고지

도자의 활동에 대해 각 인물들의 동행 빈도를 조사하고 각종 행

사에서 사회, 보고 등 특별한 행위를 한 경우 연결망에 가중치를 

부여는 방식을 사용하였으나 활용한 자료들은 각 인물의 위상을 

파악하는 참고 사항은 될 수 있지만 실제 북한 내부에서의 영향

력과 동일시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있다[6].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전술한 한계점을 극복하고 정밀한 분

석을 위해 북한 권력 구성원간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비공식적 

연결망을 구성하고 위세 중앙성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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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랭크 중앙성(Pagerank Centrality)을 활용하여 각 구성원의 

영향력을 추출하고자 한다. 또한 구성원의 영향력을 시계열적

으로 평가하여 북한 권력 구조의 변화 가능성을 예측하여 통제

조직에 내부 특징을 도출해보고자 한다.

II. Related works

1. SNA(Social Network Analysis)

사회 연결망 분석(Social Network Analysis; SNA)은 무수히 

많은 노드와 링크로 이루어진 사회 연결망의 위상구조나 확산, 

진화 과정을 계량적으로 분석하는 방법론으로, 사회 연결망의 특성

을 도출하고, 관계 구조를 알아내는 방법이라 할 수 있다. 미첼

(Mitchell, 1969)은 이를“사람들의 사회적 행위를 그들이 맺은 

관계로 구성된 연결망의 특징으로 설명하려는 시도”라고 말하였다. 

연결망 중앙에 위치한 사람은 지위나 높거나 구성원들에게 영향력

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라 할 수 있는데 연결망에서 중앙에 위치하

고 있는 정도를 측정하는 지표가 바로 중앙성으로 권력과 영향력이

라는 개념과 연결되어 가장 많이 쓰이는 지표 가운데 하나이다. 

중앙성을 측정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한 노드가 얼마나 

많은 노드들과 연결되는지, 한 노드가 다른 노드에 도달하는데 

몇 단계를 거쳐야 하는지, 혹은 노드들이 다른 노드에 도달하기 

위해서 자신을 거쳐야 하는 정도 등을 통해 측정할 수 있다[7].

중앙성을 측정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으며 대표적인 것

은 연결 중앙성(Degree Centrality), 인접 중앙성(Closeness 

Centrality), 사이 중앙성(Betweenness Centrality), 위세 중앙

성(Eigenvector Centrality), 페이지랭크 중앙성(Pagerank 

Centrality) 등이 있다.

2. Research on North Korea power members

대표적인 통제조직인 북한은 권력의 최상층을 구성하는 소수 

정치 엘리트들의 정치적 역할이 매우 중요한 체제다[8]. 따라서 

북한 정권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위해서는 정치 엘리트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가 필수적이다. 하지만 북한은 외부에서 쉽게 접하기 

어려운 폐쇄성을 가지고 있어 연구에 필요한 자료를 대부분 통일부

와 대내외 언론을 통해 습득하게 된다. 이러한 한계로 인하여 북한 

권력 구성원들에 대한 연구가 끊임없이 계속됨에도 불구하고 대부

분 최고지도자 활동에 권력 구성원들이 동행한 빈도와 각종 행사에

서 확인할 수 있는 주석단 배치도를 활용하여 주요 인물들의 영향력

을 측정하거나 권력 서열을 추정하는 사례가 대부분이다[1-3][8].

김정일과 다르게 권력을 단기간에 세습 받아 2011년 북한 

최고 지도자에 등극한 김정은은 권력 기반 강화에 주력하였고, 

이로 인하여 북한 정권의 권력 구조와 핵심 구성원들은 상당히 

많은 변화와 충격이 발생하였다. 그러나 최고지도자 활동과 주

석단 배치도를 활용한 기존 연구들은 급격한 변화가 발생하는 

북한 권력 대해 정확한 분석이 제한된다.

III. Estimate the influence of North

Korea power members

1. Estimate the influence of core members using

Pagerank Centrality

김정일-김정은으로 이루어진 북한 권력 승계 과정에 관한 연구

[4]에서는 시기에 따라 4개 단계로 구분하여 각 단계별 북한 지도부

의 연결망 변화를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각 연결망에서 구성원의 

위세 중앙성을 추출하여 시기별 변화를 분석하고. 각 단계별 특징과 

변화 사항에 대해 설명하였으며 김정일 시대에서 김정은 시대로의 

권력 승계 과정에서 세대교체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또한 각 구성원의 소속을 확인하여 김정은 체제 구축을 위한 각 

기관의 중요도를 확인하였다. 또 다른 연구[1]에서는 구성원의 

영향력을 고려하여 가중치를 부여하는 위세 중앙성을 활용해 중앙

성 상위 구성원의 실제 주석단 배치 비율을 산출하여 위세 중앙성 

분석 결과가 다른 중앙성 분석 결과 보다 동일하거나 향상되었음을 

주장하였다. 또한 2012년부터 3년간 위세 중앙성순위 변화 양상을 

파악하여 주석단 서열 변화와 비교함으로써 북한 권력 구조의 변화

를 추정하였다.

하지만 앞선 연구들은 최고지도자를 중심으로 구성원의 영

향력을 산출하기 위해 위세 중앙성을 활용 하였으나, 이 중앙성

은 높은 중앙성을 가진 노드와 연결된 모든 노드의 중앙성 값

이 덩달아 높아지면서 중요하지 않은 노드들도 영향력이 높은 

노드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다[10][11]. 

페이지랭크 중앙성은 이와 같은 위세 중앙성의 단점을 보완

한 것으로 한 노드의 중요성은 다른 많은 중요한 노드들로부터 

링크를 받았는가에 따라 결정한다는 것을 이용한다. 중요성이 

링크를 타고 흐르는 하나의 시스템을 연결망으로 보고, 여기서 

각 노드가 자신의 나가는 링크(out-link)들에 골고루 자신의 중

요성을 분배한다는 가정 하에 반복적으로 각 노드의 중요성을 

계산하는 것이다[7]. 중요성을 골고루 분배하기 위해 전달되는 

중앙성 값은 아래의 식과 같이 노드에서 나가는 링크의 수로 

나누어 전달한다.

페이지랭크 중앙성 Cp(vi) = α
  









+ (1-α)  

                Cp(vi) : 노드 vi의 페이지랭크 중앙성

                : 노드 j와 i의 연결

                 dj : out-link 개수

α값은 사용자가 링크를 타고 다른 페이지로 이동할 것인지, 

아니면 해당 페이지에 머무를 것인지에 대한 확률을 설정하는 

값으로 사용자가 현재 노드에서 링크를 따라 다음 노드로 이동

할 확률이 α이고 링크된 노드가 아닌 임의의 노드로 이동할 확

률이 (1-α)가 된다. 통상 α값은 0.85로 설정하지만 원칙적으로 

정해진 값 아니며[11], 연구자가 임의로 설정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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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stimate of members influence change through

time-series analysis

시간이 흐름에 따라 조직의 구조는 변화하며 이에 맞추어 조

직 내부 구성원도 영향력이 변하게 된다 북한의 경우 최고지도

의 의지에 따라 권력 구성원의 위상 변화가 매우 급격히 나타

난다. 특히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김정은은 단기간에 권력 기

반을 강화하면서 북한 권력 구조와 핵심 구성원들에 대해 많은 

변화와 충격이 발생하였는데 대표적인 예가 그림 1[12]과 같

은 숙청으로 볼 수 있다.

Fig. 1. Major purging cases after Kim Jong-un

따라서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중앙성을 산출한 결과는 당시 

권력 구성원에 대한 영향력 추정은 가능하지만 시간의 흐름에 

따른 연결망의 변화나 구성원의 영향력 변화 감지가 제한되어 

변화 예측을 추정할 수 없다. 

이에 북한 권력 구성원의 영향력 변화를 예측하기 위해 일정 

기간 단위로 시계열 자료를 구성하고 페이지랭크 중앙성 분석

을 지속하여 각 구성원의 영향력 변화를 감지해야 한다. 또한 

이를 토대로 특정 패턴을 추출함으로써 향후 발생 가능한 변화

를 추정해야 한다.

IV. Experiment

1. Design

북한 권력 핵심 구성원의 영향력 산출을 위한 실험을 진행하

기 위해 최고지도자의 활동에 대해 각 인물들의 동행 빈도를 

활용한 자료들은 각 인물의 위상을 파악하는 참고 사항은 될 

수 있지만 실제 북한 내부에서의 영향력과 동일시해서는 안 된

다는 주장[6]를 고려하여 선행 연구들과 다른 연결망을 구성하

였다. 북한 권력의 핵심 집단은 정치엘리트 중에서 권력의 최상

층부에 있는 소수의 핵심 엘리트만으로 구성되어 당 최고 권력

기관인 중앙위원회 정치국, 비서국(現 정무국) 및 전문부서에 

소속되어 있다[2]. 이와 함께 북한은 국가에 의한 계획경제가 

약화되고 기관별 재정 자립 체계가 강화되었으며, 기관 자체 소

득원은 최고지도자가 차별적으로 배정한 무역특권을 매개로 형

성되어 이를 둘러싼 기관간의 갈등과 이권 다툼이 발생하는데

[13], 이는 소속 기관의 이익을 위해 소속된 구성원들간 긴밀

한 관계가 형성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단순히 최고 지도자 공개 활동 동행 빈도수가 아닌 

북한의 권력 기구도[14]를 참조하여 김정은 집권 이후 현재까

지 연도별 핵심 구성원을 추출하고, 이들의 과거 직책과 소속 

기관, 근무 기간을 확인하여 연결망을 구성하였다. 동일 기관에

서 근무했을 경우 가중치를 부여하고, 동일 기관에서 동일 기간 

근무하였을 경우 가중치를 추가로 부여하여 링크의 가중치가 

0~3.5까지 분포하도록 구성하였다. 추출된 핵심 구성원은 해마

다 추가 또는 탈락과 같은 변동이 발생하였으며 그 현황은 표1

과 같다.

Year members

changes

(year-on-year)

add dropout

2011 39 - -

2012 44 7 2

2013 38 1 7

2014 37 9 10

2015 31 4 10

2016 30 9 10

Table 1. Changes in core members of North Korea

실험은 Netminer4를 사용하여 크게 3단계로 수행하였다. 먼

저 페이지랭크 중앙성의 정밀성을 검증하기 위해 선행연구[1]

에서 수행한 실험과 동일한 연결망의 위세 중앙성 및 페이지랭

크 중앙성 정밀도를 비교하고, 본 연구에서 실험을 위해 구성한 

연결망을 대상으로 적절한 α값 선정을 위한 실험을 수행하였

다. 이후 연결 중앙성, 위세 중앙성과 선정된 α값을 활용한 페

이지랭크 중앙성을 분석하여 정밀도를 비교하였으며, 마지막으

로 시계열적 분석 통해 각 구성원의 연도별 영향력 변화를 평

가하였다.

2. Pagerank Centrality precision verification

북한 핵심 구성원의 연결망에 대한 중앙성을 산출하기 전 페

이지랭크 중앙성의 정밀성을 검증하기 위해 선행연구[1]와 동

일한 연결망에 대하여 페이지랭크 중앙성을 산출 후 위세 중앙

성과 비교해 보았다.

각 중앙성 순위가 실제 북한 주석단 좌석 서열과 얼마나 일

치 하는가를 precision@로 산출한 결과 그림 2와 같이 페이지

랭크 중앙성이 위세 중앙성에 의한 분석보다 동일하거나 향상

된 결과를 보였다. 이를 통해 페이지랭크 중앙성이 위세 중앙성

에 비해 북한 핵심 구성원의 실제 영향력을 추정하기에 더 합

당하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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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Centrality precision comparison

페이지랭크 중앙성 산출에서 α값은 연결된 링크를 따라 다

른 노드로 이동하는 확률을 의미하는데 가장 정밀한 실험값을 

얻기 위해서는 적절한 α값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람들

간의 관계는 불특정하게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연결된 링크를 

따라 관계가 형성되어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α값을 높게 설

정하는 것이 합당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실험을 위해 

구성한 연결망을 대상으로 α값을 0.5부터 0.9까지 높여가며 페

이지랭크 중앙성을 산출하는 실험을 진행하였다. 

Fig. 3. Distribution of power core members dropout by α value

그림 3은 α값 변동에 따른 북한 핵심 구성원 탈락자 분포를 

하위권에서 상위권 방향으로 누적되는 현황을 그래프로 나타낸 

것으로, 탈락자 중 건강상의 이상으로 인한 사망자는 탈락 인원

에서 제외하였다. 가장 효과적인 α값은 그래프에서 핵심 구성

원 탈락자들이 중앙성 순위 하위권에 다수 분포하는 것으로 α

값을 높게 설정할수록 핵심 구성원에서 탈락한 인원의 중앙성 

순위가 하위권에 더 분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가

장 효과적인 α값으로 0.9를 설정하였다.

3. Estimate core member influence

연도별로 북한 핵심 구성원을 추출하여 구성한 연결망에 α

값을 0.9로 설정한 페이지랭크 중앙성을 산출하고 이를 연결 

중앙성과 위세 중앙성 분석 결과와 비교하였다. 그림 4는 각 중

앙성에 따른 북한 권력 핵심 구성원 탈락자 분포를 하위권에서 

상위권 방향으로 누적되는 현황을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그

래프에서 보는 것과 같이 페이지랭크 중앙성이 연결 중앙성에 

비해 탈락 인원의 하위권 분포가 더 컸고, 위세 중앙성에 비해 

동일하거나 하위권 분포가 더 큰 결과를 보였다.

Fig. 4. Distribution of power core members dropout by Centr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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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Core member network in 2014 (left : Eigenvector, right : Pagerank)

이와 함께 핵심 구성원에서 탈락한 인원이 중앙성 순위 하위

권에 위치하는지에 대한 Precision@를 산출하여 정밀성을비교

하였다. 하위권 임계치는 50%으로 설정하였고 @값은 탈락한 

인원수로 하여 산출하였다. 그 결과 그림 5와 같이 페이지랭크 

중앙성이 연결 중앙성에 비해 향상된 결과를 보였고, 위세 중앙

성에 비해 동일하거나 향상된 결과를 보였다.

Fig. 5. Centrality precision comparison

3가지의 중앙성 중 위세 중앙성 및 페이지랭크 중앙성의 연

결망 형태를 비교해 보면 그림 6과 같이 위세 중앙성은 영향력

이 큰 특정 구성원들과 관계된 구성원들의 중앙성이 크고, 그렇

지 못한 구성원들은 상대적으로 매우 작은 중앙성 크기를 가졌

음을 알 수 있으며, 다른 연도의 연결망도 이와 유사하다.  이에 

비해 페이지랭크 중앙성은 연결된 링크의 가중치를 고려해서 

중앙성 값을 배분함으로써 위세 중앙성의 단점이 발생하는 것

을 방지하였다. 그 결과 핵심 구성원에 대한 위세 중앙성과 페

이지랭크 중앙성 순위에 일부 변화가 발생하였으며, 특히 연결

망 중간에서 그룹과 그룹을 연결하는 붉은 원으로 표시한 노드

들은 위세 중앙성에 비해 페이지랭크 중앙성에서 더 큰 영향력

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4. Influence change through time-series analysis

앞선 실험에서 연도별 북한 핵심 구성원을 추출하고 페이지

랭크 중앙성과 연결 및 위세 중앙성과의 비교를 통해 페이지랭

크 중앙성의 정밀성을 측정하였다. 이를 통해 페이지랭크 중앙

성이 다른 중앙성에 비해 그 정밀성이 향상되었음을 확인하였는

바, 본 절에서는 북한 핵심 구성원 특히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 

권력 구조 변화에 있어 최근 가장 관심이 집중된 된  ‘운구 7인

방’, 군부 원로로 김정은 집권 이후에도 권력 핵심 구성원에 지

속적으로 포함되었던 오극렬, 리용무(前 국방위 부위원장), 김정

은의 2인자로 부각된 황병서(총정치국장), 최룡해(당 비서 겸 정

치국 상무위원), 대표적인 숙청 사건에 포함된 변인선(前 작전국

장), 현영철(前 총참모장), 문경덕(前 평양 당 책임비서)의 페이

지랭크 중앙성 순위 변화와 실제 북한 권력 구조의 변화를 시계

열적인 평가를 통해 권력 구조 변화를 추정하고자 한다.

그림 7은 ‘운구 7인방’의 페이지랭크 중앙성 순위 변화를 나

타낸 것으로 핵심 구성원의 수가 해마다 변동이 발생하였으므

로 각 년도에 맞는 순위를 해당 년도 전체 인원수로 나누어 그

래프를 구성하였다. 

Fig. 7. Time-series analysis of the '7 members’

실제 7명 중 영향력 순위 상위권을 유지하거나 순위가 상승

한 인물은 일부에 불과하였고, 장성택을 제외한 인물들은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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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원 탈락 전 순위가 하락 또는 하락 후 큰 변화가 없는 그래

프를 그렸다.

김기남(당 선전선동부장), 최태복(최고인민회의 의장)은 최

근까지 북한 주요 인사 사망 시 권력서열 순으로 구성되는 북

한 국가 장의위원 명단에서 언제나 10위권 이내에 위치하였으

나 중앙성 순위는 이에 미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실

제 영향력이 공식 서열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

으며, 올해 10월 개최된 북한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정치국 위

원 해임 가능성이 제기되었다[15].

리영호(前 총참모장)는 김정은 집권 이전부터 군부 제 1인자

로 김정은 후계체제 구축의 버팀목 역할을 한 인물이었으나 12

년 7월 전격 해임되었다. 해임이 결정되기 불과 1주일 전 김정

은과 금수산태양궁전을 참배하는 등 권력의 핵심으로 평가받은 

리영호의 해임은 북한 정치사에서 이례적으로 평가되었다[16]. 

하지만 실제 페이지랭크 중앙성 순위를 살펴보면 실제 권력서

열과 다르게 11년에는 중위권에 위치하고 있고, 12년에는 그 

순위가 오히려 하락하여 리영호의 핵심 구성원 탈락 가능성을 

유추할 수 있었다. 

김영춘(前 인민무력부장)은 인민무력부장 이후 당 군사부를 

담당하는 등 그 영향력이 확대되었으나 15년 핵심 구성원에서 

탈락하였다. 김영춘의 페이지랭크 중앙성 변화를 살펴보면 순

위가 일부 하락하였으나 상위권에 위치하고 있어 영향력 감소

로 인하여 권력에서 밀려난 것이 아닌 고령으로 인한 개인 신

변이상(건강 문제) 등과 같은 사유로 유추할 수 있으며, 실제 

16년 4월 차수에서 원수로 승진하였다. 

김정각(前 인민무력부장), 우동측(前 국가안전보위부 제1부

부장) 역시 중앙성 순위가 중위권 이하에 위치하여 핵심 구성

원 탈락 가능성을 유추할 수 있었다. 

장성택은 김정은의 고모부로 김정일 사후 김정은의 가장 확

실한 후견인으로 평가받은 인물이나 13년 12월 반당 반혁명적 

종파행위로 처형되었으나, 페이지랭크 중앙성 순위는 13년까지 

지속적으로 상위권에서 상승하는 모습으로 장성택의 핵심 구성

원 탈락 가능성을 유추할 수 없었다. 하지만 장성택 처형 이후 

북한 대내외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쳐 북한 권력과 이권 지형에 

큰 변동이 발생하였고[17], 또한 14년 북한 권력 핵심 구성원 

변동폭이 크게 나타났는바, 이를 종합해보면 북한의 권력 구조

에서 장성택의 영향력은 실제로 상당히 높았다고 평가할 수 있

으며 페이지랭크 중앙성 순위도 이것을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8은 김정은 집권 이후 권력 핵심으로 평가받거나 숙청

된 인물, 그리고 군부 원로의 페이지랭크 중앙성 순위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군부 원로인 오극렬, 리용무는 김정은 집권 이후 군부 세대

교체가 활발히 진행됨에도 불구하고 김정일 시대 국가최고 권

력기관인 국방위원회가 16년에 폐지되고 국무위원회가 신설되

기 직전까지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직책을 지속 유지하였다.

Fig. 8. Time-series analysis of the core members

하지만 실제 페이지랭크 중앙성 순위 변화를 살펴보면 김정

은 집권 초반 상위권에 위치하였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 순위

가 하향곡선을 보였고, 50% 이하로 내려간 후 핵심 구성원에서 

탈락하였다. 이를 통해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직책은 유지하고 

있었으나 실제 영향력은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었음을 유추할 

수 있었다.

장성택, 리영호와 같이 김정은 집권 이후 숙청된 대표적인 

인물들의 중앙성 변화를 살펴보면 북한군 총참모장으로 군령권

을 행사했던 현영철은 핵심 구성원에 포함된 이후 중앙성 순위

가 소폭 향상하였지만 중위권 이하에 머물렀으며, 북한군 작전

을 총괄하는 작전국장이었던 변인선 역시 중앙성 순위가 높지 

않음을 볼 수 있다. 또한 장성택의 심복으로 평가되던 前 평양 

당 책임비서 문경덕의 중앙성 순위는 최하위에 위치하고 있다. 

이들 모두 직책에 비해 실제 북한 권력 핵심 구성원들과의 관

계에서는 영향력이 낮았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주요 인물들의 숙청 이후 김정은 정권의 권력 핵심으로 주목

받은 사람들은 최룡해, 황병서이다. 이들은 ‘군’ 출신 인물이 아

님에도 불구하고 이전에 군 인사가 수행했던 총정치국장에 임

명되어 군의 당 조직과 정치사상 사업을 관장하였고, 이후 꾸준

히 김정은 정권의 2인자로 평가 받았다. 실제 이들의 중앙성 순

위를 살펴보면 최룡해는 장성택 숙청 이후 순위가 급부상하여 

지속적으로 상위권을 유지하였고, 황병서 역시 핵심 구성원에 

최초 진입 이후 꾸준히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어 실제로 북한 

권력 핵심 구성원들과의 관계에서 영향력이 매우 높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었다. 이들의 중앙성 순위는 16년에 뒤바뀌게 되

는데 이를 통해 북한 내부에서 최룡해가 황병서에 비해 그 영

향력이 높아졌을 것으로 유추할 수 있으며, 실제 그 다음해인 

17년 최룡해가 황병서를 밀어냈다는 각종 보도가 나오기 시작

하였다.

이렇게 페이지랭크 중앙성을 산출하여 시계열적인 변화를 

평가한 결과 보이지 않는 북한 내부의 구성원의 영향력 변화를 

유추할 수 있었다. 특히 핵심 구성원에서 탈락한 인물들은 중앙

성 순위가 하위권에 분포할 경우 숙청 또는 영향력 감소에 따

른 교체 등으로 추정할 수 있었고, 상위권에 분포하였을 경우 

영향력 하락으로 인한 것이 아닌 개인 신변 이상(건강, 사망 

등) 또는 세대교체 등으로 추정하여 구성원 변동에 대한 보다 

정확한 사유를 추측할 수 있었다. 또한 각종 행사에서 확인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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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주석단 좌석 배치와 같은 공식적인 서열이 아닌 실제 

북한 내부적으로 구성원들간의 관계에서 영향력이 높아 권력의 

핵심 역할을 수행하는 인물을 추정할 수 있었으며, 이들의 중앙

성 변화를 추적하여 향후 북한 권력 구조에서 핵심 인물로 성

장할 것인지 아니면 권력에서 물러날 것인지를 예상할 수 있었

다. 각 구성원들의 중앙성 변화 패턴을 지속적으로 분석하여 활

용하면 향후 유사한 패턴 변화를 보이는 구성원들의 변화 예측

의 정확성이 더욱 향상될 것이다.

IV. Conclusions

지금까지 폐쇄적 특성으로 인하여 외부에 정보가 공개되지 

않는 통제조직에 대해 SNA의 중앙성 분석을 활용하여 조직 구

성원의 영향력을 추정해 보았다. 특히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관심을 받고 있으나 극히 제한된 정보만을 획득할 

수 있는 북한을 대상으로 페이지랭크 중앙성을 분석하여 외부

에 알려진 공식적인 권력 서열이나 활동이 아닌 실제 내부인 

영향력을 추정하고 그 변화를 시계열적으로 평가해 보았다. 

그 결과 페이지랭크 중앙성은 노드의 영향력을 적절히 배분

하여 중요도를 평가하는바 지나친 영향력 전파로 인해 분석의 

정밀도가 떨어질 수도 있는 위세 중앙성에 비해 통제조직에 대

한 분석이 더 정밀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조직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구성원의 추가와 탈락이 반복되는 등 많은 변화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지속적으로 관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데, 통제조직 내부 구성원들의 영향력을 시계열적으로 평가한 

결과 실제 발생한 변화와 상당히 일치한 것을 확인하였다. 그리

고 최고 지도자 활동 동행 빈도가 아닌 조직 내부 구성원간 자

연스럽게 형성되는 관계를 활용해 연결망을 구성함으로써 조직 

내부 실제 사정을 반영한 정확한 분석이 가능하였다. 

통제조직에서 발생하는 변화와 사건은 외부적으로 매우 큰 

관심이 되어 이를 분석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 실제 북한 

내부적으로 큰 사건이 발생하면 우리나라를 비롯한 많은 나라

들이 그 사유와 향후 발생 가능한 사건에 대해 분석을 시도하

지만 접하는 정보가 제한되는 상황에서 추측성 분석이 쏟아지

고 이로 인해 많은 혼선이 야기되었다. 하지만 주어진 정보를 

토대로 실제와 차이나는 부분을 줄여나가면서 연결망을 형성하

는 구성원들에 대한 중앙성 순위를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그 변

화를 추적한다면 향후 발생 가능한 조직 내부의 변화를 사전에 

예측할 수 있을 것이다. 

조직 내부에 격이 같은 부서들 중에서도 그 중요도에 따라 

서로 다른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고, 같은 부서 안에서의 역할에 

딸 영향력이 구분된다. 따라서 향후에는 조직 내부의 각 직책별 

중요도를 고려하여 상이한 영향력을 부여하고 그 대상을 권력 

핵심 구성원뿐만 아니라 조직 전체 구성원으로 확대 적용할 필

요가 있다. 또한 장기간 데이터를 축적하고 변화를 지속적으로 

추적한다면 더욱 정밀한 연구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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