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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7

 

이 연구는 김정은 시  북한 청년들의 생애경험, 특히 청년기 경험과 

행위 지향, 경험에 부여하는 의미를 이들의 관점에서 살펴보고, 이를 

통해 이전 세 와 구분되는 북한 청년들의 특성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

으로 한다. 이 연구에서는 청년동맹 담화문, 노동신문, 북한 문학작품 

분석을 통해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 청년정책의 특징과 북한 당국이 추

구하는 청년상을 분석하 다. 또한 현재 20 와 30  탈북 청년들의 구

술생애사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북한 청년들의 생애경험을 부모의 

기 와 자녀 교육, 젠더관계와 섹슈얼리티, 학교경험과 진로, 일터와 

노동이라는 네 가지 주요 삶의 역과 주제를 중심으로 고찰하 다. 

분석 결과, 북한의 청년들은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측면에서 기성세

와 차별화되는 특징이 있음을 발견하 다. 첫째, 자신의 생존과 삶의 

진로를 국가에 의탁했던 기성세 와 달리 북한의 청년들에게 개인의 삶

과 진로의 기획은 이제 국가가 아닌 독립된 개인과 가족의 몫이 되었다. 

둘째, 청년들은 국가와 당에 해 이중적인 생각과 태도를 지닌다. 청년

들의 마음에는 국가 이데올로기를 내면화하는 마음과 자기자신을 중심

에 놓는 마음이 모순적으로 공존하면서 때로는 일치하고 때로는 충돌한

다. 이들은 기성세 처럼 당과 국가에 무조건 헌신하고 충성하기보다는 

개인의 이익을 위해 복종하거나 때로는 형식적인 복종에 그치며,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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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써 국가를 끊임없이 긴장시킨다. 셋째, 경제난과 시장화로 인한 ‘모
빌리티의 전환’은 북한 청년들의 지리적 이동 가능성과 사회적 계층 

이동 가능성에도 큰 향을 미치며, 그 향은 거주지역, 젠더, 계층에 

따라 불균등하게 나타난다. 넷째, 북한의 청년들은 합법과 불법 사이의 

회색지 에서 다양한 실천을 통해 자신의 진로를 적극적으로 열어가고 

동시에 북한 사회에서 새로운 삶의 경로를 만들어내고 있다. 기성세 가 

생존을 위한 비법행위로 북한식 시장경제를 태동시킨 세 라면, 현재 

북한의 청년들은 김정은 정권의 경제개혁의 제도적 토  위에서 ‘전민

과학기술인재화’를 표방하는 교육과 정보화 환경의 발전을 통해 취득한 

정보화 능력과 불법적인 외국 상물 시청으로 길러진 문화적 감각을 

착장한 채 시장화의 새로운 역을 개척해나가는 세 이다. 

북한 사회의 변화 전망과 관련하여, 청년들의 특징이 개인의 선택권 

확 , 불평등 감소, 인권 증진 등을 위한 제도적 조치를 견인하며 사회

적 개혁조치를 이끌어낼 가능성을 기 해볼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사회적 개혁조치가 이루어진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정치체제의 변화로 

연결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이다. 다방면에서 청년들의 다양한 실천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국가권력의 통제로 이러한 수행이 체제 변동으로 

이어지기보다는 오히려 체제 재생산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예기치 못한 외부 상황이나 사회 변동이 발생할 때 청년세 의 특성이 

체제 변동을 촉진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간과할 수는 없다. 

주제어: 북한 청년, 북한 청년정책, 생애경험, 구술생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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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life experiences of North 

Korean youth during the Kim, Jong-un era, focusing particularly 

on their experiences and behavioral orientations during their 

youth, as well as the meanings they attribute to these experiences 

from their perspectives. The goal is to analyze the characteristics 

of North Korean youth that distinguish them from previous 

generations. The study analyzes the features of North Korean 

youth policies and the ideal image of youth pursued by the 

North Korean authorities since Kim, Jong-un came to power, 

by analyzing Kim, Jong-un’s statements to the youth league, 

Rodong Sinmun, and North Korean literary works. Additionally, 

the study analyzes the life stories of youth defectors in their 

20’s and 30’s, examines the life experiences of North Korean 

youth in four major areas and themes and based on the analysis: 

parental expectations and child education, gender relations and 

Abstract

North Korean Youth in the Kim, Jong-un Era: 

Navigating Between Compliance and Independence, 

Traversing the State and Market Boundaries

Cho, Jeong-ah et al.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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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versing the State and Market Bounda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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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xuality, school experiences and career paths, and workplace 

and labor. This analysis is conducted to gain insights into the 

distinctive characteristics of the experiences of North Korean 

youth in these important aspects of life.

Based on the analysis, North Korean youth exhibit distinctive 

features compared to the older generations in four aspects. 

Firstly, unlike the previous generations that relied on the state 

for their survival and life path, North Korean youth now see 

personal life planning as the responsibility of independent 

individuals and families rather than the state. Secondly, the 

youth hold dual thoughts and attitudes towards the country 

and the ruling party. In the minds of the youth, there is a 

contradictory coexistence of internalizing state ideology and 

placing oneself at the center, leading to occasional alignment 

and conflict between them. They, unlike the older generations, 

do not blindly dedicate themselves and show allegiance to the 

party and the state. Instead, they tend to conform for personal 

gains or occasionally pretend to be obeying as a mere formality, 

thereby constantly keeping the state tense. Thirdly, the 

‘Mobility Turn’ due to economic hardships and marketization 

significantly affects North Korean youth’s possibility of 

geographical mobility and social class mobility. The impact is 

unevenly manifested based on residence, gender, and social 

stratum. Fourthly, North Korean youth actively explore their 

career paths in the grey areas between legality and illegality 

through various practices, while at the same time, creating 

new life trajectories within the North Korean society. While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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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older generation initiated a North Korean-style market 

economy as a survival strategy, the current generation of 

North Korean youth is exploring new domains of marketization; 

it has developed a set of information skills obtained through 

the progress in education which pursues the ‘nurturing of 
information and technology talents’ and information technology 

infrastructure under the institutional foundation of economic 

reforms of the Kim, Jong-un regime; and has cultivated cultural 

sensibility through the consumption of illegal foreign media.

Regarding the prospects of social change in the North Korean 

society, one can anticipate the potential for social reforms as 

the characteristics of the youth serve as the driver of the 

expansion of individual choices, reduction of inequality, and 

promotion of human rights. These measures could lead to social 

reforms. However, even if such social reforms take place, it 

remains uncertain whether they will translate into political 

system changes. Various practices by the youth are being made 

on multiple fronts, but due to the control exerted by state 

power, these actions are more likely to contribute to 

regime reproduction rather than triggering systemic changes. 

Nevertheless, it is crucial not to overlook the possibility that 

the characteristics of the younger generation could serve as a 

catalyst for regime change in unforeseen external circumstances 

or during periods of societal upheaval.

Keywords: North Korean youth, North Korean youth policies, Life 

experience, Oral life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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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 목적 및 내용

이 연구는 김정은 시  북한 청년들의 생애경험, 특히 청년기 경

험과 행위 지향, 경험에 부여하는 의미를 이들의 관점에서 살펴보

고, 이로써 이전 세 와 구분되는 북한 청년들의 특징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 당국은 청년들을 “혁명

의 계승자, 미래의 주인공”(노동신문 2021.8.20.)이라고 호명하면

서 청년중시정책을 표방하고 있다. 한편, 청년들의 사상의식 오염과 

비사회주의적 행위 및 문화의 확산을 경계하면서, 이들에 한 사상

의식 통제와 비사회주의 행동 단속, 각종 노력동원을 강화하고 있

다. 북한 당국은 1993년 청년동맹 제8차 회 이후 23년 만인 2016

년에 청년동맹 제9차 회를 개최하 고, 2021년에는 제10차 회

를 개최하여 청년들 속에서 나타나는 비사회주의적 현상과의 투쟁

을 제기하고, 청년동맹의 역할로 집단주의 사상, 사회주의 신념 교

양을 강조하 다. 2020년 12월에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제정한 

데 이어 2021년 9월에는 ｢청년교양보장법｣, 2023년 1월에는 ｢평양

문화어보호법｣을 제정하여 학교와 사회, 가정에서 청년들에 한 사

상교양을 강화하고, 외부문화 유포 ‧ 모방 등 비사회주의적 행동을 

통제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공고화하고 있다. 최근 경제제재와 코로

Chapter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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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팬데믹 상황에서 청년탄원운동을 본격화하 으며, 2022년 말에 

개최된 당 제8기 6차 전원회의 이후 수도건설 등 각종 건설사업에 

청년 동원을 가속화하고 있다. 

한편, 김정은 집권 이후 출산율 감소, 시장화 확산, 외부문화 유

입, 정보화 확  등 사회문화적 환경이 변화하는 가운데 청년세 의 

의식, 정체성, 감성, 행동양식의 변화가 발생하고 있다. 고난의 행군 

전후에 출생하여 시장화가 진행되는 시기에 성장한 김정은 시  북

한 청년들은 ‘장마당 세 ’라고 명명되며, 향후 북한 사회의 변화를 

추동하는 동력으로 기 되기도 한다. 북한의 청년세 는 한편으로

는 김정은 시  북한체제의 통치기반으로 여겨지지만, 동시에 사회 

변화의 주력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양가성을 지닌다. 이에 이 연구

에서는 시장화 확 , 정보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국경 폐쇄 등

의 환경 변화 속에서 최근 북한 청년들의 생활과 경험, 의식, 세  

정체성에 어떤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지를 탐색하고자 한다. 

울리케 유라이트(U. Jureit)와 미하엘 빌트(M. Wildt)에 따르면 

세 는 정체성의 개념이자 경험의 개념이자 행위 범주를 나타내는 

개념이다(울리케 유라이트 ‧ 미하엘 빌트 엮음 ‧ 한독젠더문화연구회 

역 2014, 15-16). 세 는 연령  특유의 체험층위에 기반을 둔 공동

체로, 이 공동체는 사건들과 삶의 내용들을 하나의 동일한 의식 층위

로부터 인지하고 해석하며, 개인적 ‧ 집단적 인지 및 해석의 기본 구조

들은 사회적으로 중요한 행동들로 귀결된다. 세 는 특정한 연령집단

의 고정적이고 본질적인 특성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한 연령집

단과의 서로 다른 체험과 행위지향의 차이로 드러나는 것이다.(울리

케 유라이트 ‧ 미하엘 빌트 엮음 ‧ 한독젠더문화연구회 역 2014, 16)

전통적으로 세  연구는 계량연구를 기반으로 이루어지지만, 북

한 연구의 특성상 북한의 세 에 관한 연구에서는 엄 한 계량적 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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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이 불가능하다. 이에 북한의 청년세 를 다룬 주요 선행연구들은 

역사적 ‧ 문화적 경험의 공유를 핵심으로 하는 카를 만하임(K. 

Mannheim)의 세  개념에 입각하여 북한의 청년세 를 구분 짓고 

그 특성을 분석하 다. 선행연구에서는 1990년  중반의 경제난과 

이후 시장화가 진행된 시기에 성장기를 보내거나 태어난 연령집단인 

청년들을 ‘새로운 세 ’, ‘새 세 ’, ‘장마당 세 ’라 명명하고 있다. 

북한의 청년세 에 관한 표적인 선행 연구로, 조정아 외의 연구에

서는 1984-1997년 출생자(현재 26-39세)를, 김성경 외의 연구에서

는 1979-1994년 출생자(현재 29-44세)를 연구 상으로 설정하

다(조정아 외 2013, 4; 김성경 외 2015, 31). 두 연구 모두 세 를 

구분하는 역사적 사건을 ‘고난의 행군’으로 표되는 경제난으로 보

고, 이 시기에 유아기 또는 학령기를 경험한 집단을 고찰하 으

며, 1980년  출생 집단과 1990년  출생 집단 간의 생애경험과 의

식 면에서 차이가 있음을 발견하 다. 김성경의 연구에서는 1990년

부터 2000년  중반 사이에 태어난 집단을 사회주의적 문화와 외

래문화 사이, 국가와 시장 사이, 집단주의와 개인주의, 적극적 행위

주체와 수동적 군중 사이에 양가적으로 존재하는 ‘사이세 ’라고 분

석하 다(김성경 외 2015, 182). 

본 연구는 선행연구에서 북한의 청년세 에 한 기준이 약간씩 

다르다는 점을 감안하여 청년세 를 특정 시기에 출생한 연령집단

으로 특정하기보다는 현재 기준 20 와 30 (1984-2003년 출생자)

를 상으로 연구를 진행하되, 다양한 연령의 사례를 추수하고 귀납

적인 방식으로 그 안에서 드러나는 생애경험과 특성의 차이를 도출

하고자 하 다. 이들은 경제난 시기에 학령기 또는 유아기를 보냈

거나 경제난 이후에 태어난 연령집단이다. 이 중 30  초반 이하 연

령인 1990년 생과 2000년 생은 경제난 이전 배급체계를 비롯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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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주의 시스템이 제 로 작동했던 때에 한 기억이 없고 경제난

에 한 직접적인 기억도 희미한 집단이다. 이 중 1990년  후반 이

후 출생자는 김정은 집권기에 학교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고, 특히 

2000년  이후 출생자는 교육정보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된 2010년

 중반에 학교교육을 받은 집단이다. 이 집단은 10년 전에 수행되

었던 조정아 외(2013)의 연구 상 집단과 거의 동일한 연령이다. 

북한 청소년들의 세 경험과 특성에 한 조정아 외(2013)의 연구에 

따르면, 당시 10  중반에서 20  후반 연령 인 북한의 ‘새로운 세 ’
는 물질과 부, 권력에 한 욕망을 내재하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를 표출하고 표현하는 세 이다. 또한 비정치적 세 이며 외부 세계

를 향해 열려 있는 세 이다.(조정아 외 2013, 325-327) 이 연구는 

이로부터 10년 후 20 에서 30 가 되어 사회에 진출한 북한 청년들

의 모습을 고찰한다.

Ⅱ장에서는 김정은 집권 후 노동신문과 소설 분석을 바탕으로 김

정은 시  북한정권의 청년정책과 청년상을 살펴보았다. 북한의 청

년동맹 회 등 주요 정치행사를 중심으로 김정은 시  주요 담화문

과 언론에 드러난 청년정책을 살펴보고, 청년에 한 통제를 목적으

로 한 법령을 분석하 다. 

또한 김정은 시  문학작품에 나타난 청년상을 분석하고, 청년들

이 이전 시기와 어떻게 다르게 또는 동일하게 재현되며 호명되는지

를 탐색하 다. 청년들의 진로와 돈에 한 태도 및 연애 양상, 국가

의 욕망  개인의 욕망, 신문명과 청년 삶의 변화 등을 보여주는 

문학작품을 통해 북한 정권이 원하는 청년상과 소설 속 청년들의 모

습과 갈등 양상도 분석하 다. 이로써 국가가 호명하는 청년 이미지

와 현실을 구성하는 청년들 모습 간의 간극과 충돌, 접합을 확인하

고자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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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장에서는 북한 청년들의 생애경험과 특성을 잘 보여주는 생애

사 사례를 살펴보았다. 이는 북한 청년들의 개별적인 주관적 경험에 

한 고찰이자 1990년  후반에서 현재에 이르기까지 북한 청년들

의 삶을 관통하는 북한 사회의 변동에 관한 고찰이다. 북한 청년들

의 생애경험의 다양성을 드러내고자 계층, 지역, 성별, 직업 등을 

고려하여 생애사 사례를 선정하 다. 이전 세 와 비교할 때 김정은 

시  청년세 의 새로운 성장기 경험 또는 청년기 경험은 무엇이고 

결여된 경험은 무엇인지, 특히 2000년  이후 사회 변동과 김정은 

집권기의 사회환경 및 정책 변화가 청년들의 생애경험에 어떤 향

을 미쳤는지에 주목하여 생애사를 서술하 다. 

Ⅳ장에서는 Ⅲ장에서 살펴본 생애사 사례에서 드러나는 북한 청

년들의 생애경험을 부모의 기 와 자녀교육, 젠더관계와 섹슈얼리

티, 학교경험과 진로, 일터와 노동이라는 네 가지 주요한 삶의 역 

및 주제를 중심으로 고찰하 다. 첫째, ‘부모의 기 와 자녀교육’ 주
제와 관련해서는 성분과 경제력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부모세

의 가정교육과 자녀에 한 기 ‧ 지원 양상과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일차적 사회화 양상을 기성세 와의 차이를 염두에 두고 고찰하

다. 둘째, ‘젠더관계와 섹슈얼리티’ 주제와 관련해서는 소비문화 확

산과 외부 상물의 유입, 휴 전화 등 일상을 바꾸는 새로운 물질

적 요소의 등장 등의 환경에서 청년들의 연애 양상, 변화하는 젠더

관계, 성과 결혼에 한 생각과 실천을 살펴보았다. 셋째, ‘학교경험

과 진로’ 주제와 관련해서는 2000년  이후 시장화, 외부정보 유입 

등의 사회적 변화와 김정은 집권기 교육과정 개혁과 교육정보화, 교

육환경 개선 등의 정책적 변화가 학교를 중심으로 하는 교육생태계

와 어떻게 상호작용하면서 청년들의 지역 ‧ 계층별로 차별화된 학교

경험과 진로선택에 향을 미치는지를 탐색하 다. 넷째, ‘일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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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주제와 관련해서는 청년들이 2000년  이후 시장화, 정보화, 

계층격차 확  등과 같은 사회경제적 변화 속에서 어떤 경로로 직업 

세계에 첫발을 들이는지, 기성세 와는 다른 어떤 자원과 전략을 가

지고 직업경력을 쌓고 진로를 모색해가는지를 살펴보았다.

Ⅴ장에서는 청년들의 경험에 관한 앞장의 논의를 바탕으로 김정

은 시  북한 청년들의 특성을 분석하 다. 이 연구에서는 북한 청

년들의 특성을 국가의 기획에서 독립된 개인과 가족의 인생기획, 국

가와 개인의 정치사상적 긴장, 불균등한 모빌리티, 합법과 불법을 

오가는 수행을 통한 진로 개척이라는 네 가지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

하고, 이러한 청년세 의 특성이 북한 사회의 변화와 관련하여 갖는 

시사점을 분석하 다. 

Ⅱ장은 박 자가 집필하 고 Ⅲ장, Ⅳ장, Ⅴ장은 조정아, 이희 , 

최은 이 공동집필하 다.

본 연구는 김정은 체제의 안정성 및 향후 북한 사회 변동의 방향

성을 예측하는 기초자료를 제공함으로써 국정과제 94번 “남북과제 

정상화, 국민과 함께하는 통일 준비” 추진에 기여한다. 중장기적으

로는 새로운 세 가 주역이 될 남북한 통합과 통일 과정에서 남북한 

청년층과 주민들의 상호작용 양상과 갈등 요소를 예측하고, 이에 

한 정책 안을 마련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2. 연구 방법

이 연구에서는 행위자들의 행위와 경험, 주관적 의미에 초점을 둔 

질적 연구 방법, 특히 구술생애사를 통해 북한 청년들의 경험과 의

식, 이들이 자신의 경험에 부여하는 의미를 파악하고자 하 다.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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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과정에서 북한에서 태어나 성장한 20-30  탈북청년 17명과 

50-60  탈북민 3명에 한 구술생애사 인터뷰를 진행하 다. 이들

은 북한 사회에서 계속 살아가는 신 탈북이라는 흔치 않은 시도를 

했다는 점만으로도 북한의 청년과 기성세 의 ‘보편적’ 또는 ‘전형

적’ 삶을 표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질적연구에서 다루는 개별 

사례는 그것이 보편적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그 사회에 관

한 모종의 징후를 읽어낼 수 있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것이다. 표

성과는 거리가 먼 개인의 개별 사례를 통한 사회적 징후 읽기가 가능

한 것은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의 생애사는 사적인 동시에 

사회적 성격을 띠기 때문이다.(조정아 2008, 263) 특정한 사회의 개

인과 해당 사회적 질서가 만들어낸 창발적 구성물인 생애사는 개인

과 사회, 내부와 외부를 통합하는 매개물이다.1ⳇ 생애사연구는 이와 

같은 개인과 사회의 불가분적 구성물인 생애사에 주목하고, 이를 통

해 특정한 개인의 삶의 이력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 드러나는 사

회구조를 재구성한다(이희 , 2005, 130). 질적 연구에서 다루는 개

별 사례는 개인의 생애사가 사적인 동시에 사회적 성격을 띠며, 개

인과 사회의 상호작용의 특정 조건에서 포착되는 ‘구체적 일반성’을 

재현하고 있다.2ⳇ 이 연구는 북한 청년들의 생애사례의 ‘ 표성’이나 

‘전형성’이 아니라 다양한 사례들이 보여주는 ‘구체적 일반성’에 주목

하며, ‘이례적 정상’과3ⳇ 주변적 사례들에서 드러나는 숨겨진 실재의 

‘실마리’(카를로 진즈부르그 ‧ 카를로 포니 저 ‧ 김정하 외 역 2007, 

18)를 찾고자 하 다.

1ⳇ Fischer Rosenthal 1996, 149(이희  2005, 130 재인용).
2ⳇ Fischer Rosenthal 1996, 31(이희  2005, 132 재인용).
3ⳇ 에도아르도 그랜디(E. Grandi)가 제시한 ‘이례적 정상’ 개념은 전형성과 반복성을 

표준성의 기준으로 보는 통상적인 관점과는 달리, 특이하거나 이례적으로 보이는 

사례들도 종종 실재의 어떤 측면을 잘 보여줄 수 있음을 의미한다(곽차섭 편 ․ 최재

호 외 역 2007, 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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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에서는 2018년 이후 탈북한 20-30  청년과 기성세  총 20

명에 한 심층면담을 실시하 다. 계층, 거주지역( 도시/농촌, 접경지

역/내륙지역), 성별, 직업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집단이 포함되도록 면

담 상자를 선정하 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탈북한 탈북민이 매우 

소수인 상황이지만, 최 한 최근 탈북민을 연구 상자로 확보하여 제

한적이나마 최근 상황을 반 하고자 하 다. 면담 상자 인적사항과 

면담일시, 주요 집단별 면담인원은 <표 Ⅰ-1>-<표Ⅰ-5>와 같다.

표 Ⅰ-1  심층면담 대상자 인적사항

코드 성별 연령대 거주지역 탈북연도 북한 직업 면담일시

사례 1 여 20대 양강도 시 지역 2018 학생 3.29.

사례 2 남 20대 강원도 군 지역 2021 노동자/수산업 3.31.

사례 3 남 20대 양강도 시 지역 2019 전문직 4.2.

사례 4 남 20대 평안남도 시 지역 2021 군인 4.6.

사례 5 여 50대 양강도 시 지역 2018 상인 4.8., 4.29.

사례 6 남 20대 평안북도 군 지역 2020 군인 4.9.

사례 7 여 30대 평안남도 시 지역 2019 노동자 4.15.

사례 8 여 30대
함경북도 시 지역/

평양시
2019 자영업 4.15.

사례 9 남 30대 평양시 2021 전문직 4.18.

사례 10 여 30대 평안북도 시 지역 2019 무역회사 지도원 4.21.

사례 11 남 30대 평양시 2022 군인 4.22.

사례 12 여 30대 특별시 지역 2018 서비스직 4.26.

사례 13 남 30대
평양시/

양강도 시 지역
2019 군인 4.29.

사례 14 여 20대 함경북도 시 지역 2019 서비스직 5.13.

사례 15 여 30대 자강도 시 지역 2019 상인 5.15.

사례 16 여 30대 평안북도 시 지역 2019 노동자 7.4.

사례 17 남 30대
함경북도 시 지역/

평양시
2019 자영업 7.6.

사례 18 여 60대 함경북도 시 지역 2019 주부 7.7., 7.31.

사례 19 남 50대 함경남도 시 지역 2019 전문직 7.12.

사례 20 여 20대 함경북도 시 지역 2018 노동자/장사 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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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Ⅰ-2  심층면담 대상자 성별 분포

(단위: 명)

남성 여성

9 11

표 Ⅰ-3  심층면담 대상자 연령별 분포

(단위: 명)

20대 초반 20대 후반 30대 초반 30대 후반 50대 60대

4 3 6 4 2 1

표 Ⅰ-4  심층면담 대상자 거주지역별 분포

(단위: 명)

평양시 특별시 평안남도 평안북도 함경남도 함경북도 강원도 양강도 자강도

3 1 2 3 1 5 1 3 1

표 Ⅰ-5  심층면담 대상자 탈북 연도별 분포

(단위: 명)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4 11 1 3 1

심층면담 상자는 지역의 북한이탈주민 지원 기관과 접촉하여 

소개받거나 연구자와 개인적 친분이 있는 탈북민들에게 소개받았

다. 소개자들을 통해 면담 희망 의사를 밝힌 면담 상자들에게 연

구자가 전화로 연락하여 연구를 간략히 소개하고 조사 참가의사를 

타진하 다. 통일연구원의 생명윤리심의를 거치고 면담 상자에게 

사전 설명과 동의 절차를 밟은 후 연구자의 연구실이나 외부 회의공

간에서 2-3시간 심층면담을 진행하 고, 사례에 따라 2회 면담을 

진행한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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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담 상자의 생애사와 생애경험에 관한 큰 질문을 던진 후 면담 

상자의 구술 내용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추가 질문을 하는 방식으

로 면담을 진행하 다. 주요 질문은 다음과 같다.

표 Ⅰ-6  청년용 질문지 

ｏ 북한에서 태어나 한국에 오셔서 현재까지 살아오신 과정을 말씀해주세요.

ｏ 고향과 어린 시절에 관해 생각나는 것이 있으면 말씀해주세요.

ｏ 부모 형제 등 가족들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ｏ 소학교, 중학교(초급중학교/고급중학교) 등 학교생활 중 생각나는 것이 있으면 

말씀해주세요.

ｏ 대학교생활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ｏ 북한에서 진로에 대해 고민하면서 노력하거나 좌절했던 경험이 있으면 

말씀해주세요.

ｏ 학교 졸업 이후 직장생활은 어떻게 하셨는지 말씀해주세요.

ｏ 학교 졸업 후 군대에 가셨다면 군대생활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ｏ 공식적인 직업 이외에 시장 활동/부업 등 경제활동을 하셨다면 그 경험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ｏ 이성친구를 사귄 경험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ｏ 결혼이나 동거 경험이 있다면 결혼/동거 경험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ｏ 학교나 직장에서 경험한 조직생활이나 정치활동 경험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ｏ 친구관계 등 본인에게 의미 있는 사회적 관계는 어떤 것인지, 이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고 무엇을 함께하면서 관계를 유지했는지 말씀해주세요.

ｏ 무엇을 하며 여가를 즐겼는지 말씀해주세요.

ｏ 자신의 세대가 윗세대나 아래 세대, 부모님 세대나 자녀 세대와 본인 세대가 다른 

점이 있다면 어떤 것인가요?

ｏ 탈북 동기와 과정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ｏ 중국 또는 제3국에서는 어떻게 생활하셨는지 말씀해주세요.

ｏ 남한에 입국한 후 어떻게 생활하고 계신지 말씀해주세요.

ｏ 남한의 청년들을 보면서 인상적인 것을 말씀해주세요.

ｏ 살아오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은 무엇인지 말씀해주세요.

ｏ 살아오면서 가장 힘들었던 경험, 행복했던 경험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ｏ 앞으로 자신의 삶에 대한 계획이나 바람이 있다면 어떤 것인지 말씀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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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Ⅰ-7  기성세대용 질문지

면담 내용은 면담 상자의 동의를 구한 후에 녹음하 으며, 이를 

전사하여 녹취록을 작성하 다. 녹취록을 읽으면서 면담 상자의 생

애사례를 재구성하고, 전체 면담 상자의 생애사례를 비교하면서 북

한 청년들의 생애경험을 추적하 다. 또한 생애사에 기초하여 면담 내

용을 재해석하고, 주요 내용에 한 범주화 및 주제별 코딩을 실시한 

후, 주제별 코딩 내용을 비교분석해 연구 주제와 관련된 중심 주제들

을 도출하고 중심 주제와 주제별 해석을 정교화하는 방법을 사용하

다. 면담 자료 분석 과정에서 추가 면담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추가

심층면담을 실시하거나 전화로 간단한 질의응답을 실시하 다. 

연구자료 수집 및 분석 과정에서 해석의 타당성을 확보하고자 연

구진 간에 일상적 연락과 주기적인 회의로 각자가 수행한 생애사례

의 특징과 이에 한 해석을 공유하 다. 생애사 서술 과정에서 각

자가 담당한 생애사례에 한 초고를 집필하고, 이를 공동 검토를 

거쳐 유형별로 분류한 후 다른 연구자가 정리하는 방식의 교차 글쓰

ｏ 북한에서 태어나 한국에 오셔서 현재까지 살아오신 과정을 말씀해주세요.

ｏ 북한에서의 가정생활과 자녀 양육/교육 경험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ｏ 본인의 학교교육 경험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ｏ 학교 졸업 이후 하셨던 일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ｏ 살아오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은 무엇인지 말씀해주세요.

ｏ 살아오면서 가장 힘들었던 경험, 행복했던 경험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ｏ 북한에 계실 때 청년세대가 자신의 세대(기성세대)와 다르다고 생각한 적이 있다면 

어떤 점 때문입니까?

ｏ 탈북 동기와 과정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ｏ 중국 또는 제3국에서는 어떻게 생활하셨는지 말씀해주세요.

ｏ 남한에 입국한 후 어떻게 생활하고 계신지 말씀해주세요.

ｏ 현재 자녀가 북한에 있다면 자녀가 어떤 진로를 택하기를 원하십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ｏ 남한의 청년들을 보면서 인상적인 것을 말씀해주세요.

ｏ 앞으로 자신의 삶에 대한 계획이나 바람이 있다면 어떤 것인지 말씀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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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를 부분적으로 시도하 다. 집필 과정에서 구술자 상황을 고려하

여 신상 노출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구체적인 인적 사항과 지

역명, 기관명 등은 비공개 처리하 다.  

이 연구에서는 또한 북한 당국의 청년정책과 담론, 국가가 재현하는 

청년상을 파악하기 위해 노동신문 등 공간문헌과 최근 제정된 청년 

통제 관련 법, 김정은 집권 이후 발표된 문학작품을 분석하 다. 북

한의 주요 청년동맹 회 담화문과 청년정책 관련 노동신문 기사를 

통해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 청년정책의 특징을 도출하 다. 북한 

예술작품은 국가 정책 선전과 주민 교양의 목적을 지니는 동시에 동

시 의 감성과 경험을 반 하는 매체적 특성을 지니므로(조정아 외 

2019, 23), 김정은 시 에 출간된 조선문학(작가동맹 기관지), 

문학신문에 수록된 소설 등 문학작품에 나타난 청년상을 파악하고, 

청년에 한 국가의 호명과 실제 사회의 재현 사이의 미세한 균열 

징후를 읽어내고자 하 다.



Ⅱ. 국가가 호명하는 청년: 

청년정책과 청년상





국가가 호명하는 청년: 청년정책과 청년상 Ⅱ

29

 

이 장에서는 노동신문과 조선문학 등 북한의 공식간행 문헌과 

신설 법령을 중심으로 청년정책의 특징과 흐름을 살펴본다. 또한 북

한 당국의 공식 정책과 의지를 선전하는 노동신문에서 북한 당국이 

강조하는 청년상을 분석하고, 북한 소설에 나타난 다양한 청년상과 

진로, 돈, 연애 등과 관련된 청년들의 태도, 의식 변화와 이를 둘러

싼 갈등 양상을 살펴본다.

1. 김정은 정권의 청년정책 

가. 김정은 시대 청년정책의 특징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 당국은 일관된 청년중시 기조에 따른 청년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2011년 말 김정일 사망 후 1984년생인 20  

청년 김정은이 최고지도자로 옹립되었다. 집권 초기 김정은은 자신

과 뜻이 맞지 않는 고위직 엘리트들을 숙청 ‧ 교체하고 통치체계를 

정비하 다. 또한 청년중시, 인민중시 정책을 강조하며 청년들의 변

화 흐름에 맞는 정책을 추진한다. 이는 자신 역시 청년인 김정은에

Chapter Ⅱ

: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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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자신의 지지기반을 구축하는 의미를 지닌 것이기도 했다.

북한 인구의 다수를 차지하며 왕성한 활동력을 지닌 청년들을 관

리하는 것은 북한체제 안정과 장기집권에 매우 중요하다. 이에 김정

은 정권은 북한의 청년들을 견인하기 위해 당근과 채찍 양면의 청년

정책을 실시하면서 청년들 속에서 정치적 지지기반을 구축하려 하

다. 표적 당근 정책으로 청년층의 간부 등용 확 와 위락시설 

개발 및 소비문화 촉진 정책을 들 수 있다. 김정은은 집권 이후 청년

중시 담론을 전개하며, 부패한 기존 간부들을 비판하고 이삼십  

젊은 간부들의 등용을 추진하면서 세 교체를 시도하 다. 또한 청

년들의 사회변화 요구와 소비 욕망에 조응하여 일반적인 ‘문명국가

건설’ 담론을 전개하면서 도시를 중심으로 각종 위락시설을 개발

하고 소비문화를 촉진하 다. 이로써 청년들이 원하는 활기 있는 사

회분위기 조성을 추진하고자 한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학교, 군 , 청년동맹 등에서의 사상사업 및 조

직사업 강화, ‘비사회주의 검열’ 등의 검열 강화와 법 제정을 통한 

통제 등의 채찍 정책을 구사하고 있다.4ⳇ 2023년 현재 “사회주의애국

청년동맹”으로 명명되는 청년동맹은 노동당 당원과 여타 사회단체에 

가입하지 않은 북한의 만 14세부터 30세에 이르는 모든 청년 및 학

생층이 의무적으로 가입되어있는 북한 최 의 사회단체이다. 현재 

청년동맹원 수는 약 500만 명으로 추정된다.(통일부 북한정보포털, 

4ⳇ 현시기 북한 당국이 중요시하는 사상개조사업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람

들의 사상개조는 “하나의 심각한 혁명,” “복잡하고 장기성을 띠는 것만큼 정력적

으로 투쟁하여야 성과”를 거둘 수 있다는 장기성과 집중성 중시이다. 둘째, 특히 

“제국주의자들의 반사회주의적 책동이 더욱 로골화되고 있는 조건에서 사상개조

사업은 심각한 계급투쟁을 동반한다”라는 통제의 논리이다. 셋째, “사상개조에서 

기본은 혁명적 세계관, 혁명관을 세우는 것”이란 의식개조 중시이다. 넷째, “혁명

적 조직생활과 실천활동을 통하여 사람들을 끊임없이 단련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라는 인격개조 중시이다. 다섯째, 이와 함께 웅 모델들을 창출하여 “긍정감화교

양의 방법”을 일관되게 사용해야 한다는 논리이다.(노동신문 20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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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일: 2023.5.31.) 김정은 집권 이후 두 차례 열린 청년동맹 회

에서 청년들에 한 사상교양과 조직규율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강

조하고, 조직적 통제의 수준을 강화하고 있다. 최근에는 군 와 건

설현장에 청년들의 참여를 독려함으로써 경제와 사회 건설에 청년

들을 적으로 동원하고 있다. 법 ‧ 제도적으로는 청년들을 주요한 

상으로 겨냥한 ｢반동사상문화배격법｣(2020), ｢청년교양보장법｣
(2021), ｢평양문화어보호법｣(2023)을 제정하여 이데올로기적 통제와 

함께 사법적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최근 북한은 김정은 집권 후 청년정책과 청년모델을 소개한 책자

를 발간하 다. 이 간행물에서 북한의 ‘청년중시’ 기조는 김정은 정

권의 “ 원한 전략적 로선”이라며, 5  관련 정책을 소개한다. 그것

은 첫째, 청년교양거점인 <청년운동사적관> 건설을 통한 ‘청년들의 

수령에 한 충실성’과 청년교육 강화이다. 둘째, <백두산 웅청년

돌격 > 활동과 그들 주도의 백두산 웅청년발전소 건설사업의 성

과로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강한 청년모델’ 구축이다. 셋째, 청년조

직 강화이다. 넷째, 모든 사업 분야에서 청년중시 관철이다. 다섯째, 

<청년미풍선구자 회>, <속도전청년돌격 > 등 청년들 사이에 모범

창출 및 사회주의경쟁운동 강화이다.(최은옥 2019, 7-22)

나. 청년동맹대회에 나타난 청년정책의 흐름

김정은 정권의 청년정책이 본격화된 시기는 북한의 제7차 노동당

회(2016.5.6.-5.9.) 이후이다. 이 회에서는 3  세습의 계승성 

측면에서 김정은 통치의 정당성을 강조하고, 김정은이 북한의 미래

와 세 변화를 주도한다는 점을 부각하며, 청년들의 역할을 강화하

기 위해 정책적으로 ‘문명강국’과 ‘청년강국’을 강조하 다. 제7차 

노동당 회 이후 두 차례 청년동맹 회를 거치며 김정은 시기 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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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이 구체화되었다.

북한 당국은 제7차 노동당 회에 이어 2016년 8월에 제9차 청년

동맹 회를 개최하 다. 이 회는 김일성 집권기인 1993년 2월에 

개최된 제8차 청년동맹 회 이후 23년 만에 열린 청년 회로, 중

적 지지를 중시하는 김정은의 통치술이 반 되었다. 이 회에서는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에서 ‘김일성 ‧ 김정일주의 청년동맹’으로 

조직 명칭이 변경되었다. ‘사회주의’를 삭제하고 ‘김정일주의’를 추

가한 것은 김일성과 김정일의 정통성을 계승한다는 점을 부각하는 

통치 정당성 확보 차원으로 보인다. 김정은은 청년동맹 회 연설에

서 “청년동맹을 김일성-김정일주의화한다는 것은 위 한 김일성동

지와 김정일동지를 원한 수령으로 높이 모시고 수령님들의 혁명

사상을 지도적 지침으로 하여 주체의 청년운동을 승리적으로 전진

시켜나간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강조하면서, 청년동맹 조직과 청년

들이 “사회주의강국건설에서 선봉 , 돌격 ”가 될 것을 요구하 다

(노동신문 2016.8.29.).

제9차 청년동맹 회에서 김정은이 연설을 통해 북한의 500만 청

년동맹원들에게 요구한 청년정책의 핵심 기조는 ‘온 사회의 김일성-

김정일주의화’이다. 이에 따른 세부적인 청년정책은 첫째, 사상교양 

강화이다. 그 방법으로는 “청년들에 한 교양사업을 청년맛이 나게 

참신하게, 공세적으로 벌려나가며”, “사상교양사업을 건수나 채우는 

식으로 하거나 판에 박은 식으로 하는 편향을 결정적으로 없애고 청

년들의 특성과 시 의 요구에 맞게 참신하고 패기있게, 전투적으로” 
하며, “청년 중의 심금을 울리고 청춘의 열정이 용솟음치게 하는 진

실하고 실효가 큰 교양방법들을 적극 탐구하고 활용”하라고 지시하

다(노동신문 2016.8.29.). 둘째, 청년들의 선봉 , 돌격  활동 강

화이다. 청년동맹 회에서는 청년들이 “사회주의강국건설에서 선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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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격 ”가 되어 경제활동을 강화하고, “사회주의조국수호전에서 

결사 ”가 될 것을 요구하 다(노동신문 2016.8.29.). 셋째, 사회주

의 생산운동과 중운동, 과학기술강국건설, 문명강국건설 등에서 

청년들의 주도성 확보이다. 김정은은 “만리마속도창조의 격전장들은 

피끓는 청춘들의 활무 ”라며,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 수행에서 

생산목표 달성에 청년들이 매진해야 함을 제기하 다. 그 방법으로 

“선군청년홰불상쟁취운동, 청년돌격 운동” 등의 청년 중운동과 

“따라앞서기, 따라배우기운동과 경험교환운동” 등을 강조하 다(노

동신문 2016.8.29.). 또한 “과학기술강국건설에서 선구자, 개척자”, 
“사회주의문명의 창조자, 문명강국건설의 선봉 ”가 되고, 나아가 

“조국의 자주적통일과 세계자주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여

야” 함을 제기하 다. 이와 더불어 청년동맹 조직 내에 “혁명적인 사

업체계와 규률”을 세워야 한다며, 특히 생활총화를 주도하는 동맹초

급조직들을 강화하고, 청년동맹 간부들을 잘 육성하고 그들의 책임

성과 역할을 더욱 높여야 한다고 강조하 다.(노동신문 2016.8.29.)

넷째, 김정은에 한 충성심 고조이다. 청년동맹 제9차 회에서 북한 

당국은 청년들에게 김정은 시 가 본격화되었고, 그 리더십에 충성

하라는 서사를 전개하며, 명칭을 개정해 김정은의 청년정책을 실행

하는 청년조직의 위상과 역할을 규정하 다. 

이후 집권 10년 차를 맞은 김정은 정권은 북한체제 발전에서 청년

의 역할을 전면에 내세운다. 8차 당 회 이후인 2021년 4월에 김정

은이 참석한 제10차 청년동맹 회를 개최하여 청년동맹의 명칭을 

‘사회주의애국청년동맹’으로 재변경하 다. 국제적 협상과 결의 

격돌을 준비하며 애국과 헌신이 깊게 새겨진 북한식 사회주의 이

데올로기를 다시 소환한 것이다. 또한 이 회에서는 청년들 속에서 

나타나는 비사회주의적 현상과의 투쟁을 제기하고, 청년동맹의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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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로 집단주의 사상, 사회주의 신념 교양을 강조하 다. 김정은은 

“청년동맹을 우리 당의 혁명사상으로 일색화된 붉은 전위 오, 강철

의 청년조직으로 강화발전시키는 제일기수가 되고 당 제8차 회가 

제시한 5개년계획수행의 진격로를 앞장에서 열어나가는 돌격투사가 

되어 우리식 사회주의의 밝은 미래를 앞당기는데 참답게 이바지해

야 한다.”(노동신문 2021.4.30.)라고 하면서 북한체제의 지속과 발

전에 청년들이 전면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 다.

김정은이 제10차 청년동맹 회에 보낸 서한(2021.4.29. “혁명의 

새 승리를 향한 력사적 진군에서 사회주의애국청년동맹의 위력을 힘

있게 떨치라.”)에서 파악할 수 있는 집권 10년 차 김정은 정권의 청년

정책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청년운동의 질적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제10차 청년동맹 회에서는 “청년운동을 새로운 단계로 발전

시키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들을 논의하 다. 논의의 배경은 우

선, 지난 5년간 청년사업의 환경과 조건의 변화가 있었다는 것이다. 

또한 “나어린 소년들이 청년 오에 들어서고 어제날의 애젊은 청년

들이 사회의 주력으로 성장”하 다면서 김정은 자신의 성장과 청년

동맹원의 세 교체를 동일시하는 인식을 보여주었다. 이에 더하여 

향후 5년의 성과를 도출해 “앞으로 15년 안팎”에 사회주의 강국을 건

설한다는 전망이 논의의 배경으로 작용하 다.(노동신문 2021.4.30.) 

이는 김정은 정권이 2035년을 기점으로 미국과의 단판승부를 준비하

는데, 그 기간 군 와 경제 ‧ 사회 건설의 주력부 인 청년들의 역할

을 적으로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반 된 것이다. 

둘째, 8차 당 회 결정과 연동되어 전 분야에서 모든 청년을 소위 

“사회주의 신념을 간직한 애국청년”으로 양성하고자 한다. 청년동맹

회에서는 현시기 청년동맹의 기본 임무를 북한의 “모든 청년들을 

사회주의를 견결히 옹호하고 사회주의건설투쟁에 헌신하는 애국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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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으로 만드는 것”으로 설정하고, 청년동맹 주도의 적인 청년쇄

신 작업과 그 모범 창출을 요구하 다(노동신문 2021.4.30.). 특히 

사상개조사업을 중시하는데, 그 배경에 해 김정은은 “지금의 청년

세 는 나라가 시련을 겪던 고난의 시기에 나서 자라다보니 우리식 

사회주의의 참다운 우월성에 한 실체험과 표상이 부족하며 지어 

일부 잘못된 인식까지 가지고 있다.”라고 평가한다. 이에 사회주의 

우월성 교양과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상의 핵인 집단주의 사상을 강

화할 것을 강조한다.(노동신문 2021.4.30.)

또한 천리마시  청년들의 사상정신과 투쟁기풍을 본받도록 하고 

있다. “1950년 , 1960년  청년들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리상을 신

념으로 간직하고 간고분투의 노력으로 천리마의 기적을 창조하 으

며 이 땅우에 가장 우월한 사회주의를 일떠세웠습니다.”라며 한국전

쟁과 전후 건설 시기인 천리마시 의 국가재건 담론을 소환하 다. 

특히, 청년들 사이에 반사회주의와 비사회주의 척결 투쟁을 전면화

해야 한다며, “자본주의사상, 개인리기주의를 비롯한 반동적인 사상

요소들과의 비타협적인 투쟁”으로 청년들이 사회주의 신념을 지니

도록 할 것을 강조한다. 모든 청년을 “사회주의 건설투쟁의 돌격 ”
로 내세워 “사회주의 건설자”로 양성하도록 하 는데, 특히, 청년들

을 “어렵고 힘든 부분들에 탄원”하도록 조직화하는 사업과 과학기술 

발전과 조국보위사업에서 청년 주도성을 강화하는 문제를 중시하고 

있다.(노동신문 2021.4.30.)

셋째, 청년들 사이에 ‘비사회주의-반사회주의 척결 투쟁’과 조직적 

통제 ‧ 규율을 강화하고 있다. 김정은은 반사회주의, 비사회주의 현상

을 “우리식 사회주의의 본태를 흐리게 하는 위험한 독소”로 규정하고, 

비사회주의 ‧ 반사회주의 척결 투쟁을 미래를 위한 중 한 사업으로 규

정하고 적극적으로 전개해나가고 있다. “청년들 속에 악성종양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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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반동적 사상문화의 해독성과 후과를 명백히 인지”시켜야 한다

고 강조하고, 이를 위해 청년들 속에서 나타나는 “비정상적인 움직

임과 심리변화를 민감하게 포착”하고 “이색적인 생활풍조가 침습할

수 있는 공간들을 말끔히 장악하며 필요한 사전 책을 세울” 것을 

지시하 다.(노동신문 2021.4.30.)

넷째, 청년동맹의 조직체계를 강화하고 기능과 역할을 증 하고

자 노력하고 있다. 세부적인 방안으로, 당의 노선과 정책을 무조건 

집행하는 강한 규율 확립, 학습회, 강연회를 비롯한 내부 교양체계 

운  및 5  교양사업 심화, 사상 ‧ 의식수준과 감정 측면에서 청년들

에게 맞는 새로운 교양방법 적용, 청년 교양에 정보기술 수단을 적

극 활용, 생활총화 등 동맹 활동 강화 등을 제시한다. 특히 청년동맹 

조직에서 이탈하거나 조직적 통제를 싫어하는 청년들이 위법행위와 

범죄행위에 말려든다면서 “조직생활유리자, 미소속자문제를 해결하

는 것”을 급선무로 내세우고 있다.(노동신문 2021.4.30.)

다. 청년 중심 법제도 강화

김정은 정권의 청년정책 흐름을 살펴보면 2020년을 기점으로 보수

화가 심화되었다. 특히 2019년 하노이회담 결렬과 2021년 8차 당 회 

후 북한은 ‘자력갱생+첨단전략무기 개발’ 전략에 따라 청년세 에 

한 관리와 통제를 전면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적 청년 동원과 함

께 청년들의 동원 스트레스 가중, 민생고 심화와 함께 청년들 사이에 

공포 분위기 확산, 김정은과 주민 사이의 불안과 불신의 딜레마 가중, 

적인 ‘비사회주의, 반사회주의 검열’에 따른 불만, 생존을 위해 저

항 신 탈출을 꿈꾸는 다양한 일탈 현상 등의 문제가 드러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 당국은 더욱 보수적인 정책과 제도로 청년

들의 행동과 말을 규율하고 있다. 김정은 정권 입장에서 보면, 국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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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 강화와 외 결의식 강화 전략하에서 유연한 청년정책을 실행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표적 신설법은 ｢반동사상문화배격법｣(2020), 
｢청년교양보장법｣(2021), ｢평양문화어보호법｣(2023)이다. 

2020년에 제정된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은 북한 청년들 사이에 

관심이 높은 해외와 한국의 정보를 차단하고, 변화하고 있는 북한주

민들의 사상과 의식을 개조하려는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총 41개 조

항으로 구성된 이 법에서는 국경을 경유하는 인적 ‧ 물적 교류, 출판

선전물, 외국 표단 면담 등 외사업, 텔레비전, 라디오, 인터넷, 

‘적지물’ 등을 ‘반동사상문화’ 유입의 경로로 적시하고, 이를 감독 ‧
통제하고 전면 차단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반동사상문화’ 시
청 ‧ 유포 ‧ 재현 금지조항으로 컴퓨터와 저장매체, 텔레비전, 라디오 

시청, 복사 및 인쇄, 휴 전화를 통한 시청 및 유포, 적지물 습득 

및 시청, “퇴폐적이고 이색적인 편집물” 판매, 압수 출판선전물 시청 

및 유포, 성녹화물 시청 및 재현, 미신 전파, 상 금지된 출판선전물 

시청 및 유포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각각의 행위에 한 처벌 

수위도 단순 벌금부터 교화형, 무기노동교화형, 사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부모가 가정교양과 통제를 강화하여 자

녀들이 불순출판물을 시청 ‧ 유포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

다는 조항(제26조)도 별도로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0만-20

만 원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제37조)하고 있다(SPN 서울평양뉴스 

2023.3.22.).

2021년 9월에는 ｢청년교양보장법｣을 제정하여 학교와 사회, 가정

에서 청년들에 한 사상교양을 강화하고 외부문화 유포나 모방 등 

비사회주의적 ‧ 비도덕적 행동을 통제하는 법적 기반을 공고화하

다. 이 법의 제5조에서는 청년들을 “조선로동당의 교 자, 혁명의 

믿음직한 계승자이며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선봉 , 돌격 ”라고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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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하고 있다. 이 법에서는 당과 수령에 한 충실성, 혁명전통무장, 

사회주의 애국주의구현, 반제계급의식무장, 고상한 도덕기풍, 조국

보위, 맡은 임무에 한 헌신성, 주체성과 민족성 등 청년이 갖추어

야 할 덕목을 법 조항으로 제시하고 있다(법 제6-13조). 또한 청년

들은 과학기술 발전과 ‘사회주의 새 문명 창조’에서도 앞장서 나가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동 법 제27-36조에서는 청년교양사업에서 

학교, 가정, 사회의 임무를 제시하고 있다.5ⳇ 

흥미로운 점은 이 법의 제41조 ‘청년들이 하지 말아야 할 사항’의 

내용이다. <표 Ⅱ-1>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청년교양보장법｣
에서 명시하는 금지사항은 살인, 강도와 같은 강력범죄행위와 불순

선전물 유입 ‧ 유포 등 ｢반동사상문화배격법｣에 명시되었던 위법행위뿐 

아니라, 군사복무 기피, 무직건달과 조직생활 이탈, 이혼 ‧ 조혼 ‧ 사
실혼, 외국 노래나 춤, 이색적인 말투, 이색적인 옷차림과 몸단장 

등 다양한 행위를 포함하고 있다. 이후의 장에서 살펴보겠지만, 이

는 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비사회주의적 행위들이 청년들 사이에서 

상당히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표 Ⅱ-1  ｢청년교양보장법｣ 제41조

5ⳇ 국가정보원 2022, 북한법령집 上, 下. 이하 북한 법령의 출처는 동일하므로 생

략하고, 명칭 역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제외한 후 ｢법령명｣과 해당 조문

(필요시)만 표기하 다. 

제41조 (청년들이 하지 말아야 할 사항)

청년은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1. 살인, 강도, 강간을 비롯한 강력범죄행위

2. 성불량행위, 음탕한 행위, 매음행위, 도박행위

3. 종교와 미신행위

4. 불순출판선전물을 류입, 제작, 복사, 보관, 류포, 시청하는 행위

5. 마약을 제조, 밀매, 보관, 사용하는 행위

6. 훔치기, 빼앗기, 속여가지기, 횡령행위를 비롯하여 국가 및 개인재산을 략취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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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월에는 ｢평양문화어보호법｣을 제정하 다(이하 동법의 

조항은 SPN 서울평양뉴스 2023.6.20. 참조). 동법 제1조에서는 법 

제정의 목적을 “괴뢰말투를 쓰는 현상을 근원적으로 없애고 비규범

적인 언어요소를 배격하며 온 사회에 사회주의적 언어생활기풍을 

확립하여 평양문화어를 보호하고 적극 살려나가는데 이바지한다”라
고 밝히고 있다. 여기서 “괴뢰말투”는 남한 말투를 의미한다. 이 법 

제정의 목적이 북한 청년들의 언어생활에 자리 잡은 한류의 흐름을 

차단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이 법은 북한 정권이 소위 ‘북한식 사회

주의의 전면적 개조’라는 기조하에 주민들, 특히 청년들의 일상문화를 

통제하려는 것이다.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언어는 사람들의 정신을 

지배하기 때문이다. 그 이면에는 주민들의 사상과 문화, 특히 청년

세 들이 일상생활에서 한국문화에 젖어드는 것에 한 북한 정권

의 불안이 짙게 드리워져 있다(박 자 2023b, 39).

이 법은 2021년에 제정된 ｢청년교양보장법｣ 제41조에서 청년들에

게 금지하는 행위인 남한식 말투 사용과 유포행위를 65조에 달하는 

매우 상세한 법 규정으로 규제하고 있다. 이는 북한주민들, 특히 청년

7. 구타, 폭행, 패싸움을 비롯한 사회공동생활질서를 문란시키는 행위

8. 끼리끼리 밀려다니거나 패를 뭇는 행위

9. 가정사정과 신병을 구실로 군사복무를 거부하거나 군사복무를 하지 않을 목적으로 

조혼, 신체검사와 생활평정을 부당하게 받거나 자기 몸에 상처를 내거나 도주하는

것과 같은 군사복무동원을 기피하거나 성실히 참가하지 않는 행위

10. 무직건달을 부리거나 조직생활에서 리탈되여 떠돌아다니는 행위

11. 우리 나라 노래를 외곡하여 부르거나 우리식이 아닌 춤을 추는 행위

12. 우리 식이 아닌 이색적인 말투로 대화를 하거나 글을 쓰는 행위

13. 리혼, 조혼을 하거나 사실혼생활을 하는 행위

14. 우리 식이 아닌 이색적인 옷차림과 몸단장, 결혼식을 하면서 사회의 건전한 분위

기를 흐려놓는 행위

15. 저속하고 몰상식하게 행동하여 사회의 안정과 질서확립에 저애를 주는 행위

16. 그밖에 공화국법에 저촉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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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언어생활에서의 남한식 말투를 비롯한 남한 문

화의 유입이 그만큼 심각한 사회문제로 두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 법의 제18조에서 제30조까지에는 이 법에서 금하는 다양한 위

법행위가 나열되어 있다. 예를 들어 제19조(괴뢰식부름말을 본따는 

행위 금지)에서는 “혈육관계가 아닌 청춘남녀들사이에 《오빠》라고 

부르거나 직무 뒤에 《님》을 붙여서 부르는 행위”를 금하고 “청년동

맹원이 된 다음부터는 《동지》, 《동무》라는 부름말만을 써야 한다.”
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후 장에서도 살펴보겠지만, 탈북청년들의 증

언에 의하면, 최근 북한 청년들 사이에서는 한국식 연애문화가 유행

하면서 “오빠”라는 호칭이 사용되고 있고, 상업과 외화벌이가 발전

하면서 “지배인동지” 신 “지배인님”, “사장님” 등의 호칭 사용이 확

산되었다고 한다(박 자 2023b, 39). 동법 제22조(괴뢰식억양을 뽄

따는 행위금지)에서는 “비굴하고 간드러지며 역스럽게 말꼬리를 길

게 끌어서 올리는 괴뢰식억양을 본따는 행위”를 금지하는데, 이는 

한국 드라마나 방송에서 사용하는 부드럽고 상냥하게 말하는 말투

를 “괴뢰식 억양”으로 규정하고, 절도 있고 단정적인 ‘군 식 억양’
을 사용하라는 것이다. 이 이외에도 이 법에는 “괴뢰식어휘표현을 

본따는 행위”(제20조), “괴뢰서체, 괴뢰철자법을 사용하는 행위”(제
21조), “괴뢰식이름짓기”(제23조), “괴뢰말 또는 괴뢰서체로 표기된 

편집물, 그림, 족자의 제작, 류포”(제24조), “손전화기, 콤퓨터망을 

통한 괴뢰말투 류포”(제25조), “괴뢰말 또는 괴뢰서체로 표기된 물

건짝 매, 사용”(제26조), “괴뢰말 또는 괴뢰서체로 표기된 출판물, 

인쇄물의 류포”(제27조), “문건작성에서 괴뢰말투 사용”(제28조), 

“봉사활동6ⳇ을 통한 괴뢰말투 류포”(제29조) 등을 금지하는 조항이 

들어 있다. 이는 북한 주민들, 특히 일부 청년들 사이에 유행하는 

6ⳇ 봉사활동은 광고, 상품진열 등 상품판매를 위한 활동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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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냥한 서울 말투, 한국식 이름이나 애칭, 줄임말, 남한식 글쓰기와 

컴퓨터, 휴 전화를 통한 남한 말투 확산을 규제하려는 조항들이다. 

이 법의 제29조(봉사활동을 통한 괴뢰말투 류포금지)에서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괴뢰말 또는 괴뢰서체로 표기된 가격표, 차림표, 안

내표, 광고를 게시하거나 상품을 진렬해놓고 봉사하는 행위”를 금지

하는데, 이는 중들을 상 하기 때문에 유행에 민감한 상업 분야에

서 한국식 언어가 유행한다는 점을 말해준다. 

이 법에서는 “괴뢰말찌꺼기를 쓸어버리기 위한 투쟁”을 사회주의

제도의 운명과 후 들의 사활이 걸린 문제라고 규정하고 법 위반 시 

강력한 처벌을 할 것을 적시하고 있다(제5조). 또한 제5장(법적 책

임, 제59조-64조)에서는 한국식 말투 사용죄, 유포죄, 벌금, 노동

교양, 담당자들의 해임 ‧ 철직 등, 폐업, 몰수 등 한국식 언어생활에 

한 강력한 법적 통제와 다양한 처벌 조항이 담겨 있다. 남한 말투를 

사용 ‧ 유포하는 주민들에 해서 벌금에서부터 무기노동교화형과 

사형까지 처하도록 하고 있다. 처벌의 수위가 상당히 높아 남한식 

말투로 말하거나 문자, 전자우편을 주고받거나 남한 말이나 서체로 

표기된 인쇄물, 편집물 등을 만든 자는 6년 이상의 교화형에 처하고 

죄질이 무거운 경우 무기노동교화형이나 사형에 처할 수 있도록 규

정하고 있다(제58조). 유포자는 더욱 형량이 세서 남한 말투를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주거나 편집물 등을 유포한 자는 10년 이상의 교화

형에 처하고, 죄질이 무거운 경우 무기노동교화형이나 사형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제59조). 청년들이 이를 어겼을 경우에는 

그 부모들에 해 직장과 인민반 등에 통보하고 망신을 주도록 규정

하고 있다(제33조). 이 이외에도 법을 위반한 사람들에 해서는 사

회안전기관 등에서 “자료폭로 및 군중투쟁모임, 공개체포, 공개재

판, 공개처형 등 공개투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35조).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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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교육 ‧ 교양, 선전 ‧ 선동, 규율과 통제의 

수단을 활용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제31조). ｢평양문화어보호법｣의 조

항들은 북한주민들, 특히 청년들의 생활문화 변화 실태와 함께 이에 

한 북한 당국의 불안감을 보여주고 있다(박 자 2023b, 39). 

2. 공간문헌에 나타난 청년상  

가. 노동신문에 나타난 청년상 

1) 정권 안정화와 체제보위를 책임지며, ‘헌신하는 청년’

집권 초기 통치체제와 엘리트 진 을 정비한 김정은 정권은 제9차 

청년동맹 회를 기점으로, 정권 안정화에 기여하는 청년상을 제시

한다. 표적인 청년상과 수행모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당과 최고

지도자에 해 “끝없이 충실한 전위투사”이다. 둘째, ‘백두산 웅청년

돌격 ’와 같은, 생산 역의 속도전을 구현하는 청년 노력 웅이다. 

셋째, “20살 꽃나이에 ‘처녀어머니’가 되고 사회와 집단, 동지들을 위

해 피와 살도 서슴없이 바치며 예군인들의 원한 길동무가 되는 것을 

청춘의 값높은 예로, 보람으로 여기는 청년미풍선구자들”이다. 넷째, 

선군청년홰불상쟁취운동, 청년돌격  활동, 사회주의경쟁운동을 비롯한 

중운동을 통해 경제강국건설에 적극 이바지하고, 3 혁명붉은기쟁취

운동을 통해 모범을 보인 3 혁명기수들이다.(노동신문 2016.8.29.) 

이와 같은 청년상은 김정일 시  청년상의 연장선에 있다.   

이에 비해 제10차 청년동맹 회 이후 부각되고 있는 청년 모델은 

1950-1960년  천리마 노력 웅이다. 즉, 김일성 시  전후복구 건

설의 삶을 청년들이 재현해낼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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잿더미 속에서 나라를 다시 일군 선배들의 모범 계승, 집단주의 사

상성과 전통 복원, 수령의 도하에 천리마작업반 운동을 모범적으

로 이끈 길확실 웅 따라 배우기, 사회주의적 인간 개조 등이 강조

되고 있다(노동신문 2021.4.30.). 

한편, 외적 긴장고조와 북한의 도발이 증 한 최근에 북한의 공

식담론에서 부각되고 있는 청년상의 핵심 키워드는 ‘헌신과 애국’이
다. 주요 특징과 구체적인 수행모델을 살펴보면, 우선 여성들의 헌신

성을 내세운 모델을 내세우고 있다. 청년여성의 모델로 소개된 장정화 

웅의 사례가 적으로 선전되고 있다. 2016년 이후 부각된 청년

미풍선구자의 전형인 장정화는 “처녀어머니”라는 호칭으로 불리는 인

물이다. 그는 “처녀의 몸으로 7명의 아이들을 맡아키우고 있는” 모범 

청년으로, 김정일청년 예수상자이다.(노동신문 2023.5.2.) 특류

예군인처녀의 배우자를 자처한 어느 한 공장의 설계원 청년(노동신문 

2023.5.2.)도 이와 유사한 ‘헌신과 애국’의 모델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생산현장과 지역사회에서 사상개조사업에 앞장서는 청년들의 

모습도 강조되고 있다(노동신문 2023.5.4.). 각급 학교와 기업소 및 

당 ‧ 국가기구에서 청년행사를 조직하여 외 ‧ 남 적개심을 고조시키

는 데 앞장서는 청년들의 모습이 강조되고 있다. 예를 들어 2023년 3월

에는 북한 각지에서 소위 “미제와 괴뢰역적폐당의 무분별한 반공화국

압살책동을 단호히 징벌하기 위한 청년학생들의 복수결의모임과 전시

가요 렬합창행진”이 진행되었다고 보도되었다(노동신문 2023.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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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가의 호명을 받고 탄원하는 청년들 

남북관계의 긴장과 북한의 국방력 강화 정책이 고도화되면서 북

한 당국이 최근 적으로 선전하며 부각시키고 있는 청년상 중 하

나는 ‘탄원하는 청년들’이다. 북한 당국은 당이 원하는 험지에 탄원하

고 자원진출하는 청년들(노동신문 2023.5.2.), 군입 와 재입 를 탄원

하는 청년들, 건설사업 동원에 자발적으로 탄원하는 청년돌격  학

생 등 당의 부름에 응답하여 각종 동원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험지에 

탄원하는 인물들에 해 “당의 부름에 화답하는 청년들”이라고 칭송

하고 있다(노동신문 2023.5.4.). 북한 전 지역에서 청년 140만여 명

이 조선인민군 입 와 재입 를 탄원했다는 유의 보도가 연이어 나오

고 있다. 언론매체를 통해 전국의 고급중학교 졸업생 수십만 명의 군

입  탄원과 이미 군 를 다녀온 근로청년들의 재입  탄원은 “애국청

년들의 필승의 맹세”라는 언론매체를 통한 선전이 이루어지고 있다

(노동신문 2023.3.24.). 

청년들의 탄원 행사는 군 만을 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청년

들을 상으로 한 ‘건설돌격 ’, ‘농촌돌격 ’와 관련 분야의 탄원사

업도 전면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당국은 이에 한 학 졸업생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북한의 언론매체에서는 험지인 최전연지 ,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 산골, 섬마을, 농촌학교 등에 탄원하는 청년들

을 “당이 부르는 곳에서 청춘의 리상과 희망을 꽃피워가는 청년전위”
라고 칭송하고 있다(노동신문 2023.4.13.).

현재 북한의 청년 탄원사업을 보면 다음과 같은 특징이 보인다. 

북한 전역의 다양한 분야에서 이루어지는 청년들의 적 탄원흐

름은 일종의 ‘정치적 행사’이다. 탄원한 청년들 모두가 탄원한 지역

이나 군 로 가는 것은 아니다. 국가의 부름에 해 적극적으로 응

답하는 청년들을 웅시하고 독려하는 문화를 만들어 북한 청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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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애국심과 집단주의 사상을 향상하려는 목적이 더 크다. 북한 당

국이 주도한 적 탄원사업은 역으로 그만큼 북한 청년들이 국가

에 한 충성심을 가지고 험지와 군 로 가려는 사회 분위기가 조성

되지 않았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준다. 군 , 농촌, 건설 등 규모 

노동력이 필요한 험지에 청년 노동력 동원이 용이하 다면, 이러한 

적 탄원행사를 할 필요는 크지 않았을 것으로 볼 수 있다.(박 자 

2023a, 40-43)

나. 문학에 형상화된 청년상 

북한의 문학은 노동당의 정책을 구체적인 인물과 주제로 형상화하

여 독자들로 하여금 그와 같은 삶을 살고 싶게 만드는 선전기제이다. 

미래에 한 낙관적 전망을 중시하는 북한의 소설은 수많은 난관과 

갈등 속에서도 당과 수령의 뜻에 따라 살았을 때 행복할 수 있다는 

수사학과 기본 서사구조를 갖는다. 구체적인 인물과 사건들, 사람들 

간의 갈등과 갈등해결을 다룬 소설은 북한 정권이 구현하고자 하는 

인물상을 형상화한다. 청년들의 성장과정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갈등을 

묘사하면서 현시기 북한의 사회갈등과 청년들 내면의 미묘한 변화를 

탐지할 수 있게 한다. 또한 소설은 시 를 반 하기에 북한의 정권과 

환경 변화에 따른 사회와 사람의 변화도 간접적으로 드러낸다.  

1) 인민을 중시하는 청년지도자

김정은 집권 초기 북한 소설 속 청년상은 김정은 형상화와 연계되

어 인민을 중시하는 청년지도자 모델로 드러난다. 표적인 소설들

에서 김정은 수령형상을 통해 3  세습권력의 정당성을 강조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할아버지 김일성이 항일 빨치산과 6 ‧ 25전쟁의 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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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이미지로 형상화되었다면, 아버지 김정일은 주로 문학예술을 

통한 선동선전과 선군정치를 통한 장군 이미지로 형상화되었다. 김

일성과 김정일이 강성 이미지로 표현되었다면, 김정은은 인민들을 

사랑하는 친근한 최고자라는 연성 이미지로 부각되었다.(김성수 

2012, 421) 최고지도자 김정은은 애민지도자라는 전 세  이미지의 

지속성과 함께 노후한 아버지 세 와는 다른 젊고 패기 넘치는 청년 

이미지를 부각한다는 차이점이 존재한다. 

김정은 시  초기 문학은 ‘김일성=김정일=김정은’이라는 세습의 

정통성을 형상화한다. 아버지 의 권위를 성공적으로 계승하고 인

민과 청년을 위해 여러 방면에서 변화를 추진하는 젊은 최고지도자 

모델이 부각된다. 2013년부터 김정은의 풍모를 형상화한 소설이 창

작되었다.(김성수 2013, 413-421) 부분 작품의 서사는 김일성, 

김정일 수령형상 문학의 서사와 동일하다.

표적 작품으로 김 희의 ｢붉은 감｣(문학신문 2013. 11.)은 김

정은의 군부  시찰 에피소드를 통해 김정일의 권위와 선군정치의 

현지지도 방식을 젊은 지도자 김정은이 재현한다는 내용으로 3  세

습의 정당성을 형상화하고 있다. 김정은이 군부 를 현지지도하면

서 ‘감나무 중 ’라는 명칭의 배경이 된 ‘최명옥’이라는 동명의 3인

이 세 를 넘어서 각각 근무한 적이 있다는 기이한 인연을 소개한

다. 이러한 이야기를 김일성과 김정일의 군부  현지지도와 관련지

음으로써 3  세습 후계구도의 정통성을 ‘운명적 필연’으로 형상화

하고 있다. 표면적 주제는 김일성과 김정일처럼 인민에 한 따뜻한 

사랑을 펼치겠다는 김정은의 의지이다. 그런데 서사의 무게중심은 

후계 구도의 운명적 필연만이 아니다. 주목할 점은 선군담론과 할아

버지-아버지의 권위에 편승한 후계의 필연성에 숨겨진 지점이다.

(김성수 2014, 501) 즉 젊은 처녀병사들이 서로 장군님과 사진을 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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겠다고 어울리는 편안함과 어깨에 손을 얹는 친숙함의 묘사 등이 새

로운 청년지도자 김정은 수령형상에서 나타나는 새로운 양상이다. 

이처럼 새로운 청년 지도자는 자기만의 독자 이미지를 문학적으로 

구축한다. 선 와 같은 통치의 경력과 투쟁 ‧ 혁명 ‧ 건설 관련 업적이 

적어도 인민들에게 호소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지점이 바로 생물학

적 ‘젊음’에서 나온 미래 담론이기 때문이다. 

새로운 지도자가 지닌 친근함과 청년 ‧ 아동들을 향한 ‘미래 이미

지’는 중이 최고지도자에게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효과를 불러일

으키고, 청년과 아동들을 통해 미래를 기약하는 희망적 메시지를 전

달한다. 젊음은 김정은만의 차별화 전략이기에 문학이 일종의 정치

적 상징 신화로 작동한다. 한편 김정은이 선  수령만큼의 통치 경

륜과 전쟁경험, 군 통수권 수행 경험 등이 없기 때문에 역으로 ‘장군

형 지도자’ 이미지가 필요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따라서 할아

버지의 항일빨치산 이미지와 아버지의 선군장군 이미지를 모방하고 

재연하되, 자기만의 개성을 위해 더 깊숙한 최전선까지 시찰하고 그

곳 주민의 어린애를 안고 웃는 ‘친근한 청년 장군’ 이미지를 연출한 

것으로 보인다.(김성수 2014, 489-504)

2) ‘만리마 ‧ 천리마 기수’와 청년과학기술자 

김정은 체제가 안정화 단계에 들어선 2016년 이후 북한 소설에 나

타난 전형적인 청년모델은 과학기술자이다. 표적으로 ‘만리마 기

수’, ‘과학기술 룡마 탄 콤퓨터 처녀’ 등으로 형상화되었다. 이 소설

들은 특히 21세기에 출생하고 성장한 청년과 아동 세 들의 꿈과 희

망을 독려하는 소설들로, 선진국의 기술 ‧ 자본의 도움 없이 자력갱

생으로 핵무력을 완성하고 ‘인공위성’을 제작하며 성공적인 발사 실

험으로 우주비행을 실현할 수 있다는 미래비전이 주인공 청년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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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제시된다. 또한 이전 시기 소설과 달리, 이 소설의 주인공들은 

단순히 조국과 민족을 위해 몰두하는 웅이 아니라 남녀 간 사랑에 

눈뜬 웅이라는 점을 주목할 만하다. 각 소설에는 청춘남녀의 사랑

과 과학기술 문제 관련 갈등이 부각된다.   

표적 소설인 조훈일의 단편소설 ｢흰눈처녀｣ (조선문학 2020.1.)
에는 처녀 과학자 현아와 30  박사인 화자 사이의 고 당기는 애

정전선이 형상화되어 있다. ‘흰눈처녀’라는 별명이 있는 현아는 김책

공업 학 학생이다. 화자는 현아의 동창생으로, 현아에게서 프로그

램 설계 관련 도움을 받아 복잡한 프로그램을 설계할 수 있었다. 그

런데 학의 금속공학부 연구원으로 합작 연구 실험 중 유독성 가스 

중독사고가 발생한다. 그 사고 과정에서 화자인 ‘나’는 현아의 희생

에 감동한다. 화자는 현아의 자료 덕에 연구에 성공하고 둘은 금속

공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박사학위를 받는다. 이러한 서사구조가 

이전과 다른 점은 남녀 간의 애정과 국가가 요구하는 과학기술 성과

의 결합지점들이다. 

또한 여성 청년의 부각과 함께 과학기술자 모델을 결합한 작품들

도 많이 선보 다. 표적으로 ‘만리마 기수’와 과학기술이라는 ‘룡
마를 탄 컴퓨터 처녀’의 결합이다. 한국전쟁 이후 사회주의 체제 건

설기를 표했던 ‘천리마 기수’가 김정은식으로 소환된 것이다(김성

수 2022, 240). 북한의 청년문학에 ‘만리마 시 , 만리마 속도, 만리

마 기수’가 문학 속 청년 이미지와 긴 하게 연결되어 김정은 시  

청년상으로 형상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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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설 속 집단 갈등과 ‘국가-개인’의 변주

김정은 시  북한 소설에 드러난 북한주민 내 집단별 특징은 주로 

젠더와 세  측면에서 간접적으로 형상화되어 있다. 먼저 젠더 측면

을 살펴보면, 청년남성은 ‘청년’으로 표현되고, 청년여성은 ‘처녀’로 

표현되는 젠더불평등적 시각이 전체 문학에 일반화되어 있다. 예를 

들어 여성청년은 “흰눈처녀,” “콤퓨터처녀”라고 명명된다. 세  갈등 

측면에서는 충성심과 선군사상은 있으나 전문기술이 부족한 선배 노동

자와 달리, 김정은 시  청년 웅은 자국산 기계를 창안하는 기술력을 

겸비하고 ‘사상, 문화, 기술’이라는 3  혁명을 완성하는 인물로 묘사

된다(김성수 2022, 254). 즉, 기술력과 정신개조의 품성이 결합된 청

년상이 제시된다. 

가. 세대와 계층 갈등

북한에서 청년을 주제로 한 소설이 증가한 이유는 정책적으로 청

년을 중시하는 김정은 정권의 정책방향 때문이지만, 그 배경은 ‘물
질주의’, ‘개인주의’로 표되는, 이전 세 와는 다른 신세 들의 의

식과 행동 양식이다. 북한의 청년을 둘러싼 사회변화가 소설에 어떻

게 투 되어 있을까? 먼저 세 와 계층 갈등을 중심으로 하는 북한 

청년들에 관한 소설을 살펴보자. 

표적으로 리희찬의 장편소설 단풍은 락엽이 아니다(2018)는 

두 가정의 청년을 중심으로 세 와 계층 갈등의 양상을 보여준다. 

갈등의 한 축으로 설정된 중상층 생활을 하는 가정은 엘리트 출신인 

제약공장 지배인 홍유철과 약국장인 그의 아내 진순 , 아들 홍경식

으로 구성된다. 또 다른 축으로 중하층 생활을 하는 가정은 지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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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유철의 운전사 최국락과 그의 아내 의사 오순, 그리고 그의 딸 최

기옥으로 구성된다. 소설에서는 계층적 위계가 존재하는 두 가정의 

청년세 인 홍경식과 최기옥의 신세 다운 물질주의적 특징과 함께 

자유로운 연애감정이 그려진다. 전체적으로 이 소설에서는 부모세

와 자식 세 의 세  간 갈등, 학 진학 문제, 지배인 집안과 운

전사 집안의 계층적 갈등, 자본주의적 욕망과 연애 담론 등이 묘사

되어 있다. 책임과 의무를 중시하는 부모세 의 삶에 비해, 청년세

는 상 적으로 자유로운 소통성과 자유를 지향하는 모습으로 형

상화된다. 그 외에도 중상층 생활을 하는 지배인 아들의 학 진학 

문제를 둘러싼 북한 엘리트층의 교육열, 청년들의 사랑과 우정, 사

람의 인격에 따라 달라지는 돈의 양면성과 긍정적 가치, 국가가 원

하는 청년모델과 자녀에 한 부모의 기 와 교육문제 관련 갈등, 

일상적으로 야근을 해야 하는 노동의 양상, 위계적으로 구조화된 북

한 사회의 모습 등 다양하고 복잡하게 변화하는 북한 사회의 현실이 

묘사되어 있다.  

다음으로 주목할 만한 소설은 홍남수가 집필한 ｢세 의 임무｣(조
선문학 2015.11.)이다. 이 소설은 북한의 부모세 와 자식 세 의 

농촌생활에 한 인식 차이와 계승성을 전형화하 다. 이 소설에서

는 아버지 세 가 아들 세 에 바라는 ‘진취적인 기상’에 한 요구

가 잘 드러나 있다. 후 들이 사적 즐거움보다 공익적 가치를 우선

시해야 함을 개인적 즐거움을 추구하는 자녀 세 를 걱정하는 주인

공 응일의 아버지를 통해 강조하는 작품이다. 

“아버지는 농장에서도 별로 눈에 뜨이지 않던, 이를테면 농사짓

는 것을 평생 락으로 여기던 평범한 농민에 불과했던 것이다. 농사

일은 아버지의 한생의 전부 고 그것은 어떤 다른것에 비길수 없는 

더없는 기쁨이고 보람이 다. 아버지는 한생 그렇게 살았다.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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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아버지의 마음속에서는 남모르는 자기의 주견이 항상 맥박치고

있었다. 《응일아, 사회를 위해 유익한 일을 더 많이 하자면 남들보다 

더 많이 생각하고 노력해야 한다. 그건 그 누가 시켜서도 아니고 또 

채찍질해서도 되는 일이 아니다. 스스로가 자각해야 되는 일이다.》 

아버지를 추억할 때면 언제나 아침이면 어김없이 떠오르군 하는 해

처럼 이 말이 언제나 먼저 생각나곤 한다.” (홍남수 2015, 55)

위의 묘사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이 소설의 주제의식은 아버지 

세 의 헌신성을 본받으면서도 지식형 인간으로서 기술력을 갖추고 

미래를 이끌어 나가야 하는 것이 신세 의 임무라는 것이다. 핵심적 

서사를 살펴보면, 자신이 맡은 일은 충실히 하지만 여가를 즐기며 

일상생활을 즐겁게 보내려는 주인공 응일이 공익을 위한 헌신과 배

움을 강조하는 아버지와 동료 청년의 태도를 통해 자신을 성찰하고 

각성하는 내용이다.  

“나의 모든 생각은 리기적이고 천박했으며 지금 생각해보면 스

스로 타매할 일이 아닐수 없었다…그것은 도피 고 리기심이 다. 

전세 들이 마련해놓은 밑천을 갉아먹는 벌레가 되자는 것이 다. 

그래 나같은 벌레가 어디에 필요하단 말인가?” (홍남수 2015, 64)

“이제는 너희들 세 가 이 벌의 주인이 되었다. 세월이 흐르면 

또 너희네 다음 세 가 여기서 살며 주인이 될게다. 넌 그들에게 

이 들판에 무엇을 새겨야 하는가를 배워줘야 한다. 그래야 그들도 

또 다름 세 의 인생길을 올바로 잡아줄수 있다. 오늘과 래일! 세

의 임무!” (홍남수 2015, 65)

자유로운 개인의 삶과 즐거움을 중시했던 화자가 공공의 이익과 

공적인 가치가 개인적 욕구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이해하고 각성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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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과정을 형상화하 다. 응일의 각성은 다음과 같이 두 측면에서 

진행된다. 하나는 아버지를 통해서이며, 또 다른 하나는 기술혁신을 

주도한 동년배 청년을 통해서이다. 

 

“그래 오늘 이렇게 놀고나니 무슨 생각이 드냐? 후날에 오늘이 

추억될 것 같냐?…물론 한토막의 추억은 될게다. 그러나 사람들의 

기억속에는 원히 남아있는 추억은 되지 못할게다. 난 너희들이 

장기도 두고 천렵놀이를 하는게 싫어서가 아니다. 하지만 눈앞의 

생활을 인생의 전부로 생각해서는 안된다. 너희들은 앞으로 농장의 

주인이 될 사람들인데 더 많이 사색하고 사회를 위해 유익한 일을 

많이 해야 하지 않겠냐?” (홍남수 2015, 58)

 

“탈곡기를 연구한 청년은 나와 나이가 동갑이 는데 외형도 별

로 특징적인데가 없어보 다. 나는 여러날 거기서 지내면서 그를 

눈여겨보았다. 그는 모든 면에서 나와 확실히 달랐다. 뭐니뭐니해

도 그는 자기라는 사고를 하지 않았다. 집단속에 자기를 세우고 사

색하고 집단의 리익에서 자기의 일거리와 기쁨을 찾는 청년이 다. 

그앞에서 나는 부끄러웠다. 눈곱재기만 한 지식을 가지고 자존심을 

운운한 나자신이 동시  인간이 맞는가 하는 생각이 나를 괴롭혔

다.” (홍남수 2015, 63)

이 작품의 서사를 살펴보면, 사회적 변화에 조응하기보다는 북한

의 전통적인 사회문화의 계승을 중시하는 논리를 확인할 수 있다. 

강제적 양상의 훈육과 교양의 중시는 북한 사회에서 여전히 작동하

는 자녀세 에 한 부모세 의 위계를 확인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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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국가의 요구와 개인의 욕망

북한 소설에서 드러나는 가장 큰 갈등 구조는 ‘국가의 요구와 개인

의 욕망’이다. 정치권력의 선전도구로서 교육적 성격이 강한 북한 

소설의 특성상 갈등의 결말은 국가의 요구로 귀속된다. 그럼에도 국

가의 요구를 받아들이기까지 전개되는 개인의 욕망이 김정은 시  

북한 소설에 다양한 양상으로 형상화되어 있다. 이 속에서 북한 청

년들의 삶과 갈등 그리고 국가의 위계적 욕망을 확인할 수 있다.  

렴예성의 ｢사랑하노라｣(조선문학 2018.3.)에는 화자인 주인공 

유정을 중심으로 북한의 세계일등주의에 한 욕망이 투 되어 있

다. 거기에 자신에게 깨달음을 주는 동지적 관계의 연애 담론이 펼쳐

진다. 주민들의 일상생활용품인 파마약을 소재로 한 기술혁신 문제를 

다루었다는 점에서도 이색적이다. 전체적으로는 기술혁신을 둘러싼 

국가와 개인의 갈등을 넘어선 화합, 핵무력과 첨단전략무기 개발을 

중시하는 김정은 시  과학기술 인재강국 정책이 형상화되어 있다. 

“지금 우리 파마약은 다른 나라의 것과 등한 수준에 올랐습니

다. 전 우리가 목표를 좀더 높여 그들의 것을 릉가하는 세계제일의 

파마약을 만들 것을 제기합니다. … 이날 우리의 《화성》이 원한 

푸름 행성을 선언하며 날아올랐다. 온 세계가 법석 떠들고 있었다. 

《조선의 핵이 부럽다!》 그들은 핵이 없어서 우리를 부러워하는 것

인가? 아니, 100프로 우리의 힘, 우리의 기술, 우리의 자재로 했다

는 것이 그들을 놀하게 한 것이다. 최 의 속도로 내래쳐오르는 조

선의 위력이 그들을 놀래운 것이다.” (렴예성 2018, 50)

이 소설은 언제나 일등생 꿈을 꾸었던 화자 홍유정과 동창 김정인

의 일화를 통해 ‘조국의 운명’을 향한 사랑과 과학자의 실천 의지를 

형상화한 작품이다(오태호 2020, 324). 또 사랑과 경쟁의 동지적 관



김정은 시대 북한의 청년들: 순응과 자립 사이, 국가와 시장을 횡단하기

54

계가 잘 묘사되어 있다. 내용 전개를 보면 여주인공 유정처럼 1등에 

한 고집이 북한 내부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남주인공인 정인

처럼 최고 수준의 기술과 문명을 건설하려는 노력이 진정한 세계 1

등을 지향하는 ‘과학기술자의 꿈’이어야 함이 강조된다(오태호 

2020, 324). 거기에는 북한식의 진정한 사랑, 사랑과 경쟁을 통한 

화합과 발전이라는 남녀 간의 동지적 관계가 놓여 있다.  

“그 사람(김정인)이 바라보는 푸른 하늘, 우리의 《화성》이 날아간 

아득한 우주의 끝에 닿아있는 그 사람의 시선에서 나(홍유정)는 세

계의 첫 자리를 향해 눈부시게 나래쳐오르고 있는 내 조국의 모습을 

보았다. 이 사람이 구나. … 내가 사랑하고 싶었던 사람! 밤길을 

갈 때, 새벽길을 갈 때 언제나 함께 가고 싶었던, 언제나 의지하고 

믿고 싶은 강하고 훌륭한 사람! 망막을 꽉 채우며 점점 커지는 그의 

모습을 향해 나는 떨리는 걸음을 내짚었다.” (렴예성 2018, 50)

   

위 묘사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2018년 현재 북한 국가의 욕망은 

자력갱생에 의한 세계 일등을 향하고 있다. 한편, 남녀 간의 동지적 

사랑이 여전히 남성 우위와 여성의 인정이라는 위계적 젠더관계로 

설정되고 있음 또한 확인할 수 있다. 

이 작품과 유사하게 청년들의 사랑과 국가의 요구를 연결한 작품

으로 오광철의 ｢보습산｣(조선문학 2015.2.)이 있다. 이 소설은 북

한의 ‘광명성 3호기’ 발사(2012.12.12.) 성공을 배경으로 북한 청춘 

남녀의 사랑과 시 적 소명의식을 드러낸 작품이다(오태호 2018, 

165). 예전에 농민들이 불모지로 버림받은 땅을 갈아엎으려 했던 이

야기가 일화로 제시되면서, 돌격  젊은 기사장인 리명훈과 후방사

업을 하는 김혜선의 경쟁과 갈등, 그리고 애정 관계를 바탕으로 이

야기가 전개된다. 전체적으로는 ‘사회주의 경쟁운동’과 동지적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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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결합하여 실현하는 청년상을 그리고 있다. 이 작품에서도 청년들

에게 수행모델을 제시하는 이는 아버지이다. 

“《혜선아, 수천길 지하막장에서 동지들을 구원하고 희생된 웅

이나 자기가 맡아 기르던 한 마리의 소를 구원하고자 사품치는 물

속에 자기 몸을 내댄 농민 웅이나 놓고 보면 다 자기의 하루하루

를 후회없이 보낸 사람들이다. 그들은 설사 자기앞에 닥친 오늘의 

일이 죽음으로 해내야 할 일이라고 해도 피하지 않았거던. 난 설사 

달구지를 끄는 일이라고 해도 그들처럼 자기가 맡은 일을 가장 훌

륭하게 해나는 사람이 진짜 애국자라고 생각한다. 내 말을 리해하

겠니?》 혜선은 아버지의 어깨에 기댄채 머리를 끄덕 다.” (오광철 

2015, 45-46)

이 소설에서는 보습산 동굴에서 확인하는 청춘 남녀의 가슴 떨리

는 사랑에 국가의 욕망, 즉 김정은 정권이 중시하는 국방력과 과학

기술발전 담론이 결합되어 있다. 우주와 인공위성을 상징으로 한 청

춘남녀들의 갈등과 미래를 향한 투쟁 ‧ 건설의 의지로 갈등을 해소하

는 청춘남녀의 모습이 형상화되어 있다.  

다음으로 청년들로 하여금 수령에 한 충실성을 높이려는 주제

의식에 기초한 청년소설을 살펴보자. 김정은 정권의 세계일등주의

와 우리국가제일주의가 잘 형상화된 표적 작품으로 서청송의 ｢기
폭에 빛나는 별｣(조선문학 2019.1.)이 있다. 전체 줄거리는 부상

으로 더는 체육선수 생활을 할 수 없게 된 주인공 리창혁이 체육인들

이 세계일등이 되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식료품을 만드는 이야기이

다. 전개 과정에서는 자신의 꿈을 이해해주는 어머니와 최고지도자 

김정은이 맥락적으로 연결되며, 김정은의 체육인 사랑이 부각된다. 

이로써 김정은에 한 충성심이 고조되는 청년상을 그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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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의 머릿속에는 자기 밥을 덜어주며 훈련에로 떠 던 어머니

의 모습이 떠올랐다. 한명의 체육선수를 먹이는 것도 그렇게 힘들

어하던 어머니, 그래도 자식의 꿈을 꽃피워주기 위하여 고생을 락

으로 삼던 어머니 다. 그런데 우리 장군님의 어깨에는 온 나라 가

정을 돌보셔야 할 얼마나 많은 무거운 짐이 실려있는가. 자신께서

는 한덩이 줴기밥을 드시며 전선길과 현지지도길을 이어가시면서

도 체육인들을 위해, 이 나라 아들딸들을 위해 자신의 고생은 락으

로 삼으시는 이 세상 가장 위 한 어머니가 바로 우리의 장군님이 

아니신가.” (서청송 2019, 13)

다. 신(新)문명과 청년 삶의 변화 

김정은 정권 집권 후 이전 시기보다 북한의 일상생활 속 물질문명 

수준이 높아졌다. 표적인 것이 휴 전화 보급이다. 이러한 사회상

을 반 하여 북한의 소설에도 새로운 문명을 사용하며 생활의 변화

를 보이는 청년들의 모습이 드러난다. 표적으로 서청송의 ｢ 원할 

나의 수업｣(조선문학 2014.6.)에서는 컴퓨터 수재이며 우수 교원

인 주인공 명수가 휴 전화를 사용하여 연인과 문자로 의사소통을 

하고 사랑을 고백하는 현 적인 일상이 그려진다.  

북한식 청년 우수 교원의 모습을 형상화한 이 작품은 청년들이 다

양한 기능을 습득하려고 헌신적으로 노력하면 북한이 인재강국이 될 

수 있다는 주제의식을 드러낸다. 주인공 명수는 험지에 위치한 학교

에 가서 모범을 보이고 사회적으로 빠르게 인정받기를 원한다. 명수

는 단지 사회주의적 신념만을 지닌 존재가 아니라 성취욕을 지닌 욕

망형 청년으로 형상화된다. 반면 그 학교 교장인 리송직은 전통적인 

인물이다. 당의 정책에 따라 ‘과학기술 인재강국 건설’을 위해 명수를 

초빙했으나, 실제 그에게 축구를 포함해 모든 분야에서 일등을 할 것

을 강제한다. 이로 인한 세  간 갈등이 드러나나, 명수는 다양한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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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에 참가하라는 교장의 지시에 따라 다방면의 인재가 되려고 하루 

24시간을 보내는 상황이 전개된다.

긍정적으로 보면 노력을 통해 다양한 능력을 갖춘 인재로 성장하

는 청년 교사상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자신의 꿈을 실행하는 것이 

아니라 상급자인 교장의 지시에 따라야만 하는 위계적 상황은 북한 

사회가 작동하는 현실에 한 간접적 비판을 담고 있다(오태호 2018, 

163). 예를 들어, 교장 송직이 명수에게 하는 “우리 교원들이 분과 

초를 쪼개가며 그이(김정은)의 높은 뜻을 따르지 못할망정 한 시간도 

아니고 석 달, 2년씩 타공한다면 어떻게 되겠소. 내 조국의 시간이 

그만큼 멈춰서지 않겠소. 난 그것이 가슴이 아프오. 우리야 미래를 

키우는 원예사들이 아니요.”(서청송 2014, 64)라는 식의 훈계에는 수

령과 선 의 욕망을 구현해야 하는 청년들의 노고가 드러난다.

특히 이 작품에서는 연애하는 명수와 설경이 휴 전화 ‘손전화통

보문’(문자)으로 일상적인 인사를 나누는 모습이 그려진다. 또한 컴

퓨터를 잘 다루는 명수가 연인 설경의 휴 용 컴퓨터에 “사랑합니

다. 강명수”라는 글자를 상, 음악과 함께 보이도록 만들었다는 묘

사는 정보통신매체가 북한 청춘남녀의 연애생활에 미치는 향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매우 흥미롭다. 

“어느날 명수는 설경이가 자리를 뜬 사이에 그의 휴 용콤퓨터에

다가 자기 심정을 담은 글을 새겼다. 《사랑합니다. 강명수》명수는 그

것을 다매체화해놓고 설경의 반응을 기다렸다. 그것도 모르는 설경이 

컴퓨터를 펼쳐보다가 그 다매체화면 앞에서 눈이 화등잔만 해졌다. 

경쾌한 음악과 함께 경치좋은 숲을 배경으로 큼직큼직하게 새겨지는 

명수의 고백은 처녀의 심장을 쾅쾅 두드렸다.” (서청송 2014,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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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북한 소설에서 청년들의 사랑은 전통적인 동지애적 관계에 

기초하고 있다는 선전성을 바탕에 깔고 있지만, 남녀 간의 애틋한 연

애감정이 좀 더 선명하게 드러나는 현실을 반 하고 있다. 이 소설의 

인용 문구에서 “명수의 고백은 처녀의 심장을 쾅쾅 두들겼다.”라고 

표현했듯이 정보화 매체를 이용해 자신의 감정을 충실히 전달하려는 

최근 북한 청년들의 모습이 드러나 있다(오태호 2018, 164). 

다음으로 ‘나노치솔’ 국산화에 노력하는 주인공과 신세 의 연애 

담론을 다룬 엄호삼의 ｢꽃피는 시절에｣(조선문학 2012.12.)도 주

목할 만하다. 칫솔 개발을 소재로 한 이 소설은 일용품공장 칫솔직

장 현장기사인 리주경의 ‘최첨단 돌파’ 이야기이다(오태호 2013, 

181). 경공업 학 졸업생인 주경의 아버지는 학교수이고 어머니는 

피복공장 부지배인이다. 주경은 청년 남성들의 이상적인 배우자감

이자 기성세 가 선호하는 며느릿감으로 그려진다. 학 졸업 후 사

회에 진출하여 첫 월급을 탄 주경은 퇴근길에 아버지께 ‘나노치솔’을 

사드리려고 한다. 주경이 잇몸이 좋지 않은 아버지에게 드릴 ‘수입

제 치솔’을 사려고 하자 ‘일용품연구소 연구사’이자 학동창인 성민

은 실망감을 표현한다. 결국 주경은 ‘수입제 나노치솔’ 신 평양화

장품공장에서 생산한 ‘불소치약’을 사서 아버지께 드리게 된다. 그러

면서 주경은 성민의 비판을 수용하고 반성하면서 “일용공업분야에

서 최첨단을 돌파하기 위해” ‘우리식의 나노치솔’ 개발을 결심한다. 

“공장기술과에 배치된 후 자기는 그저 별로 어렵지 않은 기술적 

문제를 가지고 사람들이 찾아오니 자기 만족감과 우월감에 사로잡히

기 시작했다. 그러다나니 학때의 탐구적 열정이 서서히 식어버린 

것이다. 자기가 달라졌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었다. 부끄러웠다.” 
(엄호삼 2012,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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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자기비판과 함께 학동창인 성민과의 경쟁과 갈등 과정

에서 성장하며 사랑도 이루는 주경의 모습이 김정은 시 의 사회주

의 청년상으로 그려진다. 결국 최첨단 문명국가를 이루기 위해 청년

들이 교만과 안주가 아니라 치열한 자기반성과 헌신적인 노력을 해

야 한다는 점을 말하며, 이 과정에서 사랑하는 사람과의 동지적 결

합도 가능함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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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에서는 북한 청년들의 생애경험과 특성을 보여주는 구체적

인 생애사 사례를 살펴본다. 북한 청년들의 생애경험의 다양성을 드

러내려고 연령 , 계층, 지역, 성별, 직업 등 다양한 인구학적 변인

과 생애경험의 특징을 고려하여 생애사 사례를 선정하 다. 선정된 

사례를 엘리트 계층 남성, 고학력 엘리트 여성, 여성 노동자, 농어촌 

남성 청년, 중하층 계층 출신으로 공식 ‧ 비공식 시장경제 역에서 

활동한 여성 청년 등으로 범주화고 이들의 삶의 궤적을 따라가 본다.

1. 엘리트의 길을 따라 해외로 파견된 청년들: 사례 11, 사례 9

가. ‘고난의 행군을 모르고 지난’ 당 간부 집안의 둘째 아들 

사례 11은 1980년  말 지방 당 간부 집안의 둘째 아들로 태어났

다. 같은 직장에서 노동자로 근무하던 부모님은 중매로 결혼하여 평

생 사회활동을 하 다. 평양 출생인 어머니는 어린 시절 할아버지를 

따라 지방으로 이주하 고, 자녀들을 뒷바라지하여 평양으로 보내

야 한다는 열망이 있었다. 다수 가정과 마찬가지로 아버지가 “급
한 성격을 드러내면” 어머니가 가만히 있으면서 맞춰주는 방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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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를 유지하 다. 구술자가 기억하는 어린 시절은 아침이 되면 부

모님은 직장으로 출근하고, 사례 11은 형과 함께 놀거나 텔레비전을 

보면서 부모님을 기다리는 것이었다. 

어린 시절을 유복하게 보낸 사례 11은 1990년  중반, 중학생이 

된 형의 보호와 안내를 받으며 인민학교7ⳇ에 입학하 다. 늦은 시간 

직장에서 돌아온 부모님은 저녁을 먹은 후 자녀들의 학교생활과 공

부를 검열하고, 공부를 제 로 하지 않으면 벌을 주기도 하 다. 특

히 장남인 형은 무조건 1등을 해서 최고로 잘돼야 한다는 집안 분위

기가 있었다. 사례 11은 상 적으로 “곱다곱다고만 하는” 우를 받

았지만, 생활과 진로를 결정하는 데 형의 향을 크게 받았다. 인민

학교 시절 사례 11은 부모님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수학 소조, 축구 

소조 활동을 하는 등 우등생으로 생활하 다. 사례 11이 인민학교에 

다니던 시기에 ‘고난의 행군’으로 주변에 “진짜 굶어 죽는 사람도 있

고” 모두 다 힘들어했던 기억이 있지만, 부모님의 안정적인 직장 덕

분에 실제로는 힘든 줄 모르고 지나갔다. 

중학교8ⳇ 진학을 앞두고 사례 11은 부모님의 지도에 따라 외국어학

원9ⳇ을 선택하 다. 각 지역의 제1중학교와 외국어학원에 평양 소재 

학의 본고사를 볼 수 있는 입시할당(일명 ‘뽄뜨’)이 배정되므로 부모

님은 아들이 평양에 있는 학에 진학할 것을 염두에 두고 “무조건” 
둘 중 하나를 택하도록 했다. 

7ⳇ 인민학교는 현재 북한 학제에서 소학교에 해당하는 초등교육기관이다. 북한은 

2002년에 초등교육기관의 명칭을 인민학교에서 소학교로 변경하 다. 이하의 생

애사례에서는 현재의 교육기관 명칭이 아니라 각각의 사례가 학교 재학 당시에 

사용했던 교육기관 명칭 로 표기하 다.  
8ⳇ ‘중학교’는 현재 북한 학제에서 초급중학교와 고급중학교가 통합된 형태의 중등

교육기관이다. 
9ⳇ 외국어학원은 한국의 외국어 분야 특성화 중고등학교에 해당하는 북한의 중등

교육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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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때 부모님들이… 우리 부모님들이 강요하고 그렇지 않거든요. 

자식들한테. 그때 어릴 때라도 “1고등 가겠나, 외국어학원 가겠

나?” 물어봐서 “무조건 이 둘 중에 하나는 가야 된다. 일반중학교는 

절  못 가고, 거기는 가야 한다.” 해서, 저도 생각하기에. 그때는 

어리고 했으니까, 저 북한에서는 외국에 한 로망이 크거든요. 해

외 나가질 못하니까 한 번 나가보는 게 소원이고. 외국어학원 하

면… 그때 생각하면 외국어 하면 해외 나가 살 거 같고 그래서 그때 

외국어학원 가겠다고. 좀 신기해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때 거기 

가겠다 하니까 “그래, 거기 가자.” 해서. (사례 11 구술녹취록, 8) 

평소 어머니가 두 아들의 학교생활과 성적을 챙기면서 ‘평양의 

학’에 가도록 독려하 고, 사례 11은 해외 생활을 꿈꾸며 외국어학원

에 지원하 다. 

1990년  말, 6년 과정의 외국어학원에 입학한 사례 11은 ‘모범생’
으로 지냈다. 형은 학생이 되어 평양에서 생활하고, 4학년이 된 

사례 11은 친구들도 사귀고 제기차기, 말타기, 철봉 평행봉 등을 하

며 놀거나 공원에 가거나 보트를 타러 다니기도 하 다. 2000년  

초중반에 학생들 사이에서 유행한 한국 드라마를 빌려 집에서 보는 

것이 다반사 다. 

중학교 시절 봄 모내기철이나 가을 농번기에는 15일 정도 농촌지

원을 나가서 친구들과 합숙생활을 했다. 당시 사례 11의 학급이 정부

의 야 권을 받는 모범학급에 뽑혀 일주일 동안 야 장에서 신나게 

먹고 자고 놀고 오기도 하 다. 한 학급의 절반을 차지하는 여학생

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친한 여학생과 만나서 얘기도 하고 함께 집으

로 걸어가는 등의 관계가 생기기도 했다. 

평양 출신인 사례 11의 어머니는 평양과 지방의 격차를 크게 경험

하면서 “자식들은 무조건 평양 보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 아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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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너희들은 무조건 중앙 학 가고, 무조건 평양에서 살아야 된

다.”는 의견을 자주 피력했다. 이를 위해 장남인 형에게 엄격하게 

학 준비를 시켰고, 사례 11은 형을 따라 중앙 학에 진학하려고 노력

했다. 학교 수업 후 자체학습 시간에 숙제를 마치고 담당 교사의 집

으로 가서 2-3시간씩 수학과 어 개별수업을 받았다. 저녁 8시 무

렵 집으로 돌아와 밥 먹고 텔레비전을 본 후 쉬는 등의 생활을 하며 

학 진학을 준비하 다. 한국의 학입시 준비와 비교하여 상 적

으로 느슨한 듯이 보이지만, 실제 우수한 성적을 얻으려고 상당히 

노력했다.

거기서는 뭐 학원을 따로 안 가거든요. 학교에서 공부하는 걸 열

심히 해야 되고. 그 외에 필요하면 개별수강을 받거든요, 교수들한

테. 매일 학습장 검열하고 책 검열, 몇 점 맞았는가 그 수업 받으면

서 다 체크하고 점수 다 내거든요. 그거 보고 그저 5점 아니면 다 

찢어버리고 그렇죠. 난리 나는 거죠.10ⳇ 열심히 해야지. 점수 높이 

받아야 되니까. (사례 11 구술녹취록, 11)

위의 텍스트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사례 11은 학교 수업 외에 

어머니의 알선과 경제적 지원으로 이루어진 개별수강으로 어와 

수학 등 주요 과목의 성적을 최고점인 5로 유지하고자 ‘난리’가 날 

정도로 준비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사례 11의 경우 지방의 당 간부 던 

부모님이 자녀들을 중앙당 간부로 키우기 위한 엘리트 과정을 적극

적으로 독려하고 후원하 다. 외국어학원에 진학한 사례 11은 고급

중학교 과정에서 교사들의 개인지도와 어머니의 성적 검열, 체벌을 

10ⳇ 이후 구술 녹취록을 인용한 부분에서 굵은 글씨체는 저자가 강조한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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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수하며 평양의 학으로 진학하려고 집중하 다. 평양의 김일성

종합 학과 외국어 학의 입시할당을 두고 치열하게 경쟁했던 사례 

11은 평양의 학으로 진학한 형을 따라서 평양 외국어 학에 최종 

선발되었다.

나. 평양 대학생의 일상

2000년  중반 외국어학원을 졸업하고 학생이 된 사례 11은 부

모님 집을 떠나 평양으로 이주하 다. 당시 북한은 고난의 행군 여

파가 가시지 않은 상황이었으나 사례 11의 기억 속에 이에 한 흔적

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한국의 하숙과 같은 방식으로 한 달에 50불

을 주는 평양의 개인집을 얻어서 생활하 는데, 그 외에 “옷도 사고 

용돈 쓰고” 하는 생활비로 100불 정도를 지출하 다. 데이트를 하면 

더 많은 비용이 필요하므로 부모님께 다른 용도로 돈을 받아서 쓰기

도 하는 등 한 달에 200불 정도의 생활비를 지원받으며 생활한 것이

다. 사례 11의 사후평가에 따르면, 당시 농촌에는 평생 수입이 자신

의 한 달 생활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주민들이 있었다. 이와 같은 사

정에 비추어 볼 때 사례 11의 사례는 북한에서 엘리트 과정을 밟아간 

상층계급 남성의 생활조건과 방식을 보여준다. 

사례 11은 “머리도 되고 공부도 되고 인성도 되는 애들”이 모인 

학에서 적극적으로 공부하고 활동하 다. 여가시간에는 볼링이나 

당구를 치러 가거나 PC방에서 게임을 하고, 일요일에는 학급 단위

로 남녀 학생들이 먹을 것을 준비하여 모란봉과 같은 야외로 “들놀

이”를 나가기도 했다. 학 시절 사례 11은 친구를 통해 다른 학의 

여학생을 소개팅으로 만나 사귀기도 하 다. 일주일에 1-2회 정도 

학 문 앞에서 기다리다가 만나서 얘기하며 걷고, 식사시간이 되면 

식당에 가서 밥도 먹는 방식으로 데이트를 즐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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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11은 입학 후 5년 뒤인 2010년  초반에 학을 졸업하 다. 

“ 학 과정안이 원래 3년 6개월인데 행사 뭐 이런 거 많이 참여하다 

보니까 과정안이 좀 지연돼가지고” 5년 만에 졸업한 것이다. 평양에

서 학을 다닌 청년들의 공통적인 구술에 따르면, 당에서 진행하는 

각종 행사에 부분 학이 참여하여 공동활동을 하는 것이 학생

활의 주요 부분이었다. 행사에 참여할 때 평양에 있는 남녀 학생

들이 서로 만나서 교류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 친 한 관계로 이어

지기도 했다. 사례 11은 자신의 학업만이 아니라 당이 주관하는 모든 

행사에 빠지지 않고 참여했다.

다. 군부 소속 회사에 배치된 평양 대학 졸업생

사례 11은 학을 졸업할 무렵 북한 군부 소속 회사의 외국어 전문

가로 선발되었다. 북한의 각 기관과 주요 회사들은 졸업 시기가 되

면 자신들이 필요한 인재를 선발하고자 각 학을 돌며 설명회를 하

고 졸업예정자 중에서 미리 “이 사람 쓰겠다.”고 선발해 점찍어 두는 

방식을 취한다. 사례 11이 선발된 곳은 해외지사 관리가 큰 필요한 

건설회사 다. 

북한 청년들의 경우 당 간부가 되려면 학졸업장과 함께 당원증

과 일정 기간의 군복무가 필수 조건이다. 보통 입당하기 위해 각종 

활동을 하고 군복무를 마치는 데 5-10년이 걸리는 반면, 군부 소속 

회사에 선발되는 경우 “군  경력과 함께 입당도 하고 자기 회사직

업도 다 먹는” 기회가 되므로 군부 소속 기업은 모두가 선망하는 경

로이다. 더구나 외국에 지사를 둔 회사의 경우 해외로 나갈 수 있는 

길도 열려 있으므로 졸업생들 사이에 경쟁이 치열했을 것으로 짐작

된다. 사례 11은 졸업과 함께 이 회사에 취업하게 된 것을 “운도 좋았

고 노력도 많이 했던” 결과로 평가하 다. 집안의 토 와 경제력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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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북한 군부 소속 회사에 취업하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할 때, 사례 

11의 모범적인 생활과 우수한 성적 외에 당 간부인 부모님의 인맥과 

경제력이 큰 역할을 한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2010년  초반, 사례 11은 학을 졸업하기 직전 1년 동안 무역관

리국에서 ‘현실체험’을 하 다. 졸업과 함께 군부 산하 건설회사에 

들어가 3년 동안 수도 건설을 위한 주요 공사 현장에서 힘든 하전사 

생활을 하 다. 최소한의 기계 이외에 부분 인력으로 이루어지는 

도로건설 현장에서 군인이자 회사원으로 직접 마 를 지는 등의 노

동을 하 다. 

사례 11이 학을 졸업하고 건설회사의 직원이자 군인으로 생활하

던 이 시기에 북한의 권력은 김정일에서 김정은에게 세습되었고, ‘젊
은 수령’의 새로운 정치에 한 북한 주민들의 관심과 기 가 형성되

고 있었다. 2010년  중반, 군관이 된 사례 11은 40여 명의 하전사를 

관리하며 생활하 다. 자신의 몸과 일만 책임지는 하전사와 달리 사

례 11은 군관으로서 40명의 생활과 애로사항을 조직하고 처리하는 

동안 정신적 부담을 크게 느꼈다. 배급체제가 유지되던 과거와 달리 

군 의 경제적 문제를 자체 해결해야 하는 상황에서 각종 이해관계

를 조정하고 관리하는 역할의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짐작된다. 

사례 11에 따르면, 군부 회사에 취업해도 실제 수입을 얻으려면 

상당 기간의 경력과 간부부, 조직부와 같은 주요 부서에 배치되어야 

가능하다. 그 이전까지는 사실상 개인의 노력과 경제력으로 버티는 

‘모살이’ 기간에 해당한다(사례 11 구술녹취록, 19). 이런 사정을 고

려하면 학에 다니는 4-5년과 군부 회사 10여 년 근무를 포함한 

15여 년 동안의 생활비, 그리고 매 시기 좋은 학과 회사 그리고 

부서에 배치되기 위해 “고이는 돈”을 포함한 부모의 경제적 능력이 

사례 11과 같은 엘리트의 길을 위해 필수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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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든 군관 생활을 하던 중 사례 11은 부  인력의 발령업무를 담당

하는 간부부에서 해외에 나가볼 의향이 있냐는 제안을 받았다. 사례 

11은 이를 군관으로서 성실한 활동과 언어능력 등을 참작한 “엄청 잘 

된 발령”으로 평가하 다. 북한 사회에서는 해외발령 시 공식적으로 

해외에서 생활하며 돈도 벌 수 있기 때문에 사례 11은 감사한 마음으

로 제안을 받아들 다. 선발된 후 6개월 동안 담당 부서에서 사례 11

의 도덕적 ‧ 정치적 활동 등 생활자료, 친척을 포함한 가족들에 한 

신원조회로 각종 처벌 여부를 확인하 다. 사례 11은 총정치국 담화, 

보위부 담화 등 주요 부서의 담화 숙지 등의 교육과정을 거친 후 최종

적인 파견 발령을 받았다. 사례 11은 해외파견 발령을 받고 “자유로이 

해방되어” 한두 달을 보낸 후 비행기 사증을 받고 출국하 다. 

돈도 벌고 나가면 실력 향상도 되고, 어쨌든 해외 나가면 많은 

경험도 하고 오죠. 하는 거니까 그런 거는 뭐 다 저절로 생기는 거

고, 계획은 돈 많이 벌어오는 거죠. 돈 많이 벌어와서 집도 사고, 

배치, 승진도 좀 하고. 그때 갔다 와서 결혼도 하고 해야 되니까. 

(사례 11 구술녹취록, 22)

사례 11은 같은 회사에 다니며 사귀었던 여자친구에게 3년 뒤 돌

아오겠다고 약속하 다. 위의 텍스트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어

린 시절부터 동경했던 해외 파견의 꿈을 이룬 사례 11은 귀국 후 ‘모
살이 기간’을 끝내고 경제적으로 독립해서 결혼할 계획이었다.

라. 코로나19로 연장된 해외 파견과 탈북

군부 소속 건설회사의 해외지사 통역관으로 파견된 사례 11은 A국

에 도착하여 북한과 완전히 다른 자본주의 시스템 속에서 “어리벙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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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기간”을 보내며 적응하 다. 직원들과 함께 숙소에서 생활하면서 

회사의 거래처 사장들을 만나 건설 프로젝트에 관해 토론하고, 예산

과 설계를 논의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 다. 

거래처와 회사의 의견을 중개하여 보고서를 쓰고, 현장과 기사들

에게 면담 결과를 전달하는 등의 일을 하는 한편, 쉬는 날에는 동료

들과 함께 바닷가로 놀러 가거나 유흥의 범주에 해당하지 않는 범위

에서 쇼핑하기도 하 다.

그 나라는 진짜 못사는 줄 알았는데 잘 살더라구요, 나와보니까. 

제가 잘사는 애들을 많이 상한 것도 있긴 있지마는 평균적으로 

보면 사람들이 그렇게 먹고사는 데 뭐 굶주리는 집은 없거든요. 잘

살고 못살고가 있어 그렇지. 그거 보니까 야, 사람들이 정말 편하

게 산다, 아득바득 안 하고. (사례 11 구술녹취록, 24) 

위의 텍스트에서 사례 11은 은연중에 가난한 나라라고 생각했던 

A국과 자신이 살던 북한을 비교하 다. 모진 고생을 해도 생존을 보

장받기 힘든 사람들이 다수인 북한과 달리 “아득바득” 일하지 않아

도 굶주리지 않는 다른 사회를 가까이서 지켜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살고 있구나 하는 충격”을 받기도 하 다. 막연히 해외에서

는 자유롭고 잘 살거라고 생각은 했으나 다른 사회를 직접 체험하면

서 더 많은 생각을 하게 된 것이다. 

2020년 초 코로나19로 해외 지사에 파견된 북한 직원들도 현지 

봉쇄를 경험하 다. 수년 간의 해외생활을 마치고 귀향을 앞두고 있

었던 사례 11은 체류가 연장되었다. 

구술자: 철수해야 되는데 그때 코로나 딱 터져가지고. 

연구자: 그때는 어떻게 지내셨어요, 거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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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술자: 거기서나 같죠, 뭐. 코로나 터져 들어가지 못한다 뿐이

지 우리 회사 생활은 다 한 거죠. 일도 하고. 북한에만 

못 들어가고, 나오지도 못하고.

연구자: 거기 있으면서 코로나 때문에 뭐?

구술자: 아니 없었어요. 거기 자체가 또 코로나가 많지 않았고. 

그래서 그런 면역이 센 거 같아요, 거기 사람들 자체가. 

그리고 마스크도 안 해요, 그 사람들은. 그러거든요. 코

로나 한창 터졌을 때도 우리만 무서워서 쓰고 다니고 그 

현지인들은 그냥 그저 막 다니고. 자기네 코로나 안 걸

린다고. (사례 11 구술녹취록, 22-23)

각국의 국경이 봉쇄되어 북한으로 들어올 수 없었으므로 사례 11

은 A국에 남아서 일을 계속하 다. 사례 11에 따르면 해외 체류기간

에 성과가 썩 좋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꽤 괜찮게 돈을 벌었다. 그러

나 귀국이 늦어지면서 사례 11은 자신의 미래에 해 다양한 생각을 

하게 되었다. 

거기서 현지 사장들이랑 많이 상을 했거든요. 현지 정치인도 

많이 만났고, 건설을 하다나니까. 거기 좀 돈 있는 애들은 다 정치

인 아니면 사장들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사람들 만나서 얘기

하면서 보면 별치 않은데 다 성공하고. 또 보면 많은 이런 기회도 

많고. 거기 생활 보면 사람이 자유롭다는 게, 한국 사람들 여기서 

살다나니까 그걸 못 느껴서 그렇지 저런 데에 살다 나와보면 막 신

세계거든요. 이렇게 자유롭고, 누가 나에 해서 말 시키지도 않

고, 진짜 뭐 인권이란 게 다 있고. (사례 11 구술녹취록, 24)

위의 텍스트에서 사례 11은 북한 사회주의 체제와 자기 노력에 따

라 결과물이 생기는 자본주의 시스템을 비교하며, 직접 체험한 A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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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신세계로 표현하 다. 자본주의 A국을 기회와 성공, 자유와 인권

이 있는 ‘새로운 세계’로 체험한 것이다. 

통제 속에서 살아가는 북한 생활을 잘 알고 있는 사례 11은 본국으로 

돌아갈 경우 “그런 생활을 좀 하기가 힘들겠구나. 다시 알고 한다는 

게. 모르고 한번이지.”라는 생각을 하며 어디로 갈지 고민하게 되었다. 

더구나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귀국일이 불확

실해진 사례 11은 북한 사회의 엘리트로 복귀할지, 아니면 ‘신세계’의 

개인이 될지 결정하지 못하고 고민하 다. 결국 부모님도 자신의 성공

을 바랄 것이라는 믿음 속에서 사례 11은 한국으로 입국하 다. 

한국에 정착한 사례 11은 회계 관련 자격증 시험을 보고 조경회사 

관리인으로 취업하 다. 최근 기업에 지원하여 1차 합격 통지서를 

받는 등 좀 더 적합한 직장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마. 평양 출신 해외 통역관의 한국행: 사례 9 

1990년  초 평양 엘리트 집안에서 태어난 사례 9는 사례 11과 마

찬가지로 소학교 시절부터 어머니의 엄한 지도에 따라 공부하고 수

학 소조 활동을 했다. 중학교에 갈 무렵 축구를 좋아하던 것과 상관

없이 부모님 조언 로 외국어학원에 입학했다. 해외 경험이 많은 부

모님 덕분에 어려서부터 외국 물건과 사진 등을 접하며 친숙하게 되

었고, 2000년  초반 외건설이 활발해지면서 외건설 통역자가 

되기를 희망했다. 학교 친구들을 통해 외건설 관련 진로와 소득 

등의 정보를 모두 알 수 있었다. 

2000년  중반 외국어학원을 졸업하고 희망했던 외국어 학에 

진학한 사례 9는 자신의 진로를 염두에 두고 문제가 될 만한 행동은 

하지 않고 “그냥 곧바로 살았다.” 지방 도시와 달리 상 적으로 엄격

한 생활규율이 지배하는 평양 엘리트 문화 속에서 성장한 향이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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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것이다. 수업을 마친 후 사회동원이나 청년동맹활동 등으로 일요

일에도 여유가 없었다. 사례 9는 정치사상교육과 청년동맹활동, 각

종 동원활동에 “책 로 다 잘 참가”했지만 “페이를 하고” 조직생활과 

동원, 수업에 빠지는 친구들도 있었고, 이런 ‘개인주의적인 태도’에 

불만을 표시하기도 했다. 사례 9는 심층면담에서 스스로 “빨간 청년

동맹원”이라고 할 정도로 당과 국가에 충실한 생활을 했다. 

사례 9는 중학교에 다니던 시절 또래 중에서는 상 적으로 늦게 

남한 드라마를 시청하 고, “감정적으로 설레는” 내용이나 해외 출

입이 자유로운 남한 사회에 한 묘사 등을 보며 따라 하고 싶다는 

생각도 했지만, “의식이나 세계관에 향을 받지는 않았다.” 그리고 

김정은 정권이 ‘불순물과의 전쟁’을 선언하고 학생들에게 ‘자백서’를 

강요하기 시작하자 2013년 이후에는 남한 상물을 일절 보지 않았

고, 친구들과 이에 관한 이야기도 나누지 않았다.

2010년  중반 학 졸업을 앞두고 세 군데에서 스카우트 제의를 

받았고, 그중에서 외 건설회사에 취업하 다. 취업 후에는 사람들

과 “외교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속을 안 주고 절  욕먹는 짓을 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신조로 생활했다. 특히 회사가 외건설사업에 

첫 진출을 준비했으므로 자신이 선발되어 사업을 크게 성공시켜보

겠다는 포부를 가지고 있었다. 결국, 취업 2년 만인 2010년  말 사

례 9는 사례 11과 마찬가지로 외건설사업의 통역관으로 해외에 나

가게 되었다. 

어린 시절부터 간직했던 꿈을 이루었지만, 사례 9의 해외 생활은 

순탄하지 못했다. 함께 파견된 책임자가 사사건건 사례 9를 견제하

고 괴롭히는 상황이 이어지면서 북한으로 돌아가고자 했으나, 갑자

기 발생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귀국할 수도 없는 상황이 이어졌다. 

심리적 압박감을 더는 견딜 수 없게 된 사례 9는 고민 끝에 남한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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왔다. 북한에 있는 부모님에 한 그리움과 죄책감이 여전하지만 한

국에서 새 출발을 하려고 새로운 분야의 공부를 하고 있다.

사례 11과 사례 9의 생애경험은 1980년  말 1990년  초에 지방

과 평양의 상층 집안에서 태어난 남성이 엘리트로 성장하는 과정을 

보여준다. 2000년 에 들어서며 활발해진 외무역사업 등의 향

으로 외교관에 국한되었던 해외 활동 역이 확 되면서 평양 외국

어 학 졸업 후 해외 경험을 바탕으로 김정은 시 의 고위 당직과 

경제 분야 관료를 꿈꾸는 20  후반에서 30  초반 청년들의 모습을 

짐작할 수 있다. 두 사례에서 공통적으로 2020년 초 발생한 코로나

19 팬데믹이라는 재난이 남한 이주에 있어 한 변수가 된 것이 흥미

롭다. 유례없는 국경봉쇄로 연장된 해외 체류 기간이 자신의 미래를 

다르게 구성할 수 있는 시간과 가능성을 제공한 것이다. 

2. 개인사업을 한 고학력 엘리트 여성들: 사례 8, 사례 10

가. 우등생으로 열심히 공부했던 어린 시절

사례 8은 1990년  초반 함경북도의 한 도시에서 1남 1녀 중 막내로 

태어났다. 아버지는 1990년  중반부터 일본과 거래하는 외화벌이 사

업소에 근무하 고, 어머니는 중학교 교사 다. 어머니는 학교 수업 

외에도 학생들 관리로 밤늦게 퇴근하는데 한 아버지의 불만이 커지

자 1990년  중반에 교직을 사직하고, 근무 환경이 좋은 도서관의 사

서로 있다가 2-3년 후 자녀교육에만 전념했다. 아버지가 수입이 많은 

직장에 다녔기 때문에 집안이 부유했고, 어렸을 때부터 집안에서 일본 

식료품과 생필품을 사용하거나 한국산 소비재를 사용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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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열이 높았던 어머니가 두 살 위 오빠의 재교육을 헌신적으

로 뒷바라지하면서 사례 8도 오빠와 마찬가지로 인민학교 3학년부

터 사교육을 받으며 밤늦게까지 공부하 다. 

그냥 인민학교 때를 기억해보자면 나름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바빴던 것 같아요. 다른 친구들은 공기놀이, 뜀뛰기, 이런 거를 많

이 했었던 것 같은데 저는 공부를 정말 많이 했죠. 3학년부터 엄마

가 과외를 시키셨는데 아코디언이랑 수학 과외를 시키셨어요. 그래

서 학교 아예 안 나가는 거는 안 되니까 두 수업[2교시] 정도 수업

을 받고, 그리고 바로 집에 와서는 1시까지 아코디언 공부를 해요. 

그리고 밥을 먹고 오후에는 선생님 집에 가서, 저희는 선생님 집에 

가서 배웠었거든요. 그러면 다섯 명정도 친구들이 와 있어요. 그때

부터 저녁 7시 반인가 8시까지 쭉 수학 공부를 하고, 이런 생활이 

계속 1년 반 동안 되풀이가 됐어요. 그래서 그때 진짜 아팠었거든요. 

제가 많이 약하고, 왜냐면 그냥 쉬지를 않고 공부하고 아코디언 배

우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 힘들던 기억이 나요. (사례 8 

구술녹취록, 3)

오빠의 재교육을 위해 어머니가 섭외한 개인 교사에게 사례 8도 

사교육을 받으며 지역 최고 중학교에 입학할 준비를 하 고, 2000

년  초반 오빠에 이어 제1중학교에 입학했다.

당시 북한에는 구역, 시 ‧ 군, 도별 제1중학교라는 서열화된 재

교육 체계가 있었다. 중학교 입학 때나 현재의 고급중학교 1학년에 

해당하는 중학교 4학년 때 시험으로 제1중학교에 진학할 학생을 선

발하는 체계 다. 사례 8은 구역제1중학교에 입학해서 다니다가 중

간에 시험을 보고 4학년 과정부터 도(道)제1중학교에서 공부하 다. 

구역제1중학교에 다닐 때 도제1중학교에 들어가면 더는 구속하지 않

겠다고 한 어머니의 약속을 믿고 사례 8은 열심히 공부해서 도제1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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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로 편입하 다. 도제1중학교는 집에서 상당히 떨어진 곳에 있어

서 매일 자전거를 타고 1시간 이상 통학하 다. 그러다 몸이 힘들어 

3학년 때 다시 구역제1중학교로 전학을 왔다. 이미 아들을 평양의 

학에 보낸 어머니의 지원과 안내에 따라 사례 8은 평양의 학에 

가려는 중상층 학생들이 다니는 최고 학교에 다닌 것이다. 

사례 8은 아버지가 “아들은 견하고 딸은 사랑스럽다.”라고 하는 

말을 들으며 성장했다. 어머니는 똑똑한 아들을 엘리트로 키우려고 

“굉장히 많은 품을 넣었는데,” 딸인 사례 8에게도 “똑같이 품을 넣

고” 아들과 같은 상급학교로 진학시키고자 했다. 사례 8이 인민학교

와 중학교에 다닐 때 어머니는 학교에 많은 돈을 지원했고, 교사들

에게도 돈봉투를 자주 건네며 좋은 관계를 유지해 딸이 학교에서 사

랑받으며 간부 활동을 하도록 뒷받침했다.

오빠는 공부 쪽으로 엄마한테 성취감을 줬으면 했던 바람이 있었

던 것 같고, 저 같은 경우는 아코디언이랑 시켰다고 했잖아요. 그런 

거 봐서는 좀 똑똑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예쁘게. 너가 억척스럽게 

그거를 개척하지 않으면 좋겠다. 그냥 그렇게 고이 커가지고 좋은 

사람한테 시집갔으면 좋겠다. 시집가지만 엄마는 부부관계는 무조

건 평등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보다 많

이 알면 알았지 절  덜 알거나 이래가지고 상하관계가 있으면 안 

된다고 그렇게 저를 교육시켰던 것 같아요. (사례 8 구술녹취록, 21)

위의 텍스트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어머니가 자녀들을 엘리트로 

키우려고 아낌없이 지원했지만 아들과 딸에게 기 하는 바는 조금 

달랐다. 아들은 공부 쪽으로 성공하기를 바랐던 반면, 딸은 공부를 

잘해서 좋은 곳으로 시집가서 우받고 살기를 원했던 것이다. 여성

의 사회적 성장 가능성이 제한된 당시 사정을 반 한 희망이었던 것

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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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젠더화된 평양의 대학 생활과 고향행

사례 8의 부모님은 “너희 세 가 되면 분명히 과학기술로 먹고사

는 시 가 올 거다.”라고 하며 과학기술을 강조하 다. 사례 8에게 

어머니는 평양에서 자리 잡는 것을 목표로 하자며 이미 평양의 학

에 진학한 오빠를 따라 진학할 것을 권유하 다. 딸이 혼자 타지의 

학으로 가는 것을 걱정한 제안이기도 했다. 이미 인민학교 시절부

터 어머니의 권유와 지원에 따라 공부했던 사례 8은 2000년  후반

에 평양 소재 과학기술계통의 중앙 학으로 진학하 다. 이 학 졸

업생은 졸업한 후 평양에 남게 될 확률이 높고, 학 입학시험도 다

른 중앙 학보다 먼저 치러지므로 결과에 따라 두 번의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학과도 어머니의 권유 로 당시 인기가 높았던 정보통신 

분야를 선택하 다.

사례 8이 다녔던 학에는 과학기술 역에서 뛰어난 능력을 지닌 

남학생들이 많았지만, 학과 동급생 중 여학생은 사례 8뿐이었다. 이

처럼 남성 편중의 젠더화된 공간에서 사례 8은 “ 학 생활이 정말 

재미없고”, “굉장히 외롭고 쓸쓸했다.”고 기억한다. 

 

저희는 강의실이든 마당이든 다 학생들이 청소를 하거든요. 그

래서 남학생들은 주로 마당청소를 하고 강의실 청소는 제가 했어

요. 그런데 남학생들도 당연히 청소를 하지만 17명이 청소하는 거

랑 한 명이 강의실을 청소하는 거는 작업량이 엄연하게 다르단 말

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의실 청소 같은 거는 도와줄 생각을 

안 했어요. 내가 혼자 청소하는 걸 봐도 그런가부다, 당연시 생각

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남자친구들이랑 여자친구들이 

이렇게 자유롭게 오고 가고 왕래하고 얘기를 나누는 분위기가 아니

에요. 예를 들면 제가 옆자리에 앉아 있는 친구가 있었어요. 남자

친구 는데 그 친구랑 오래 얘기를 하면 남자들이 수군거린다고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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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요? “쟤는 여자가 무슨 남자랑 저렇게 얘기를 오래 하냐.” 살짝 

말은 하지 않았지만 이런 눈초리로 보는 것 같고, 어떤 일에 한해서 

제가 먼저 말을 걸거나 제가 먼저 주견을 내세우면 “네가 뭔데 먼저 

말을 하냐?” 조금 이런 분위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중략) 사실 여자

한테 놓고 말하지는 않아요. 여자는 당연히 보호받아야 할 존재, 

연약한 존재, 남자보다는 조금 못한 존재, 어느 정도 이런 인식이 

있다 보니까. (중략) 왜 청소는 나만 하냐고, 내가 이과 학에 청소

하러 왔냐고, 이거 다 우리 같이 쓰는 강의실이니까 같이 청소하자고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11ⳇ 지금 이 학 어느 학부 어느 세 가 

너처럼 말하는 학생이 있냐고, 이거 말도 안 되는 애는 너뿐이라고 

그랬어요, 그때. (사례 8 구술녹취록, 6, 8)

위의 텍스트에서 짐작할 수 있는 바와 같이 당시 평양의 학에는 

가부장적인 관습이 강해서 여학생이 해야 할 일과 남학생이 해야 할 

일이 구분되어 있었고, 남녀 학생들이 친구로 자유롭게 교류하지 못

하는 분위기 던 것으로 보인다. 어린 시절부터 가정과 학교에서 오

빠와 같은 엘리트 교육을 받으며 자유롭게 생활했던 사례 8은 이러

한 학의 남성 중심적 분위기를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 없었고, 이

에 해 공개적으로 항의하는 등 강한 자의식을 피력했던 것으로 보

인다. 북한 사회주의 사회의 ‘평등한 가치’를 배우며 성인이 되었으

나 ‘불평등한 현실’에 직면한 20  엘리트 여성의 상황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사례 8이 다녔던 학은 평양의 다른 학들에 비해 공부는 잘 하

지만 경제적 수준이 높지 않은 학생들이 많이 다녔다. 상 적으로 

집안이 부유하여 매월 부모님으로부터 수백 달러를 받으며 기숙사

가 아닌 개인집에서 생활했던 사례 8은 평양의 놀이시설을 즐겼지만 

11ⳇ 이후 구술 녹취록을 인용한 부분에서 [   ] 안의 내용은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저자가 삽입한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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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학생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문화생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는 않

았다. 그 신 오빠가 전해주는 각종 상물을 집에서 시청하며 

부분의 시간을 보냈다.

2009년에 아버지가 병으로 사망하고, 뒤이어 이루어진 화폐교환

으로 아버지가 투자했던 자본금을 회수할 길이 없어지면서 사례 8의 

집안이 어려워지기 시작했다. 그렇지만 1990년  중반부터 10년 이

상 축적한 경제적 기반 덕분에 재산을 팔아 평양의 자녀들에게 생활

비를 보내는 어머니의 지원은 계속되었다. 

평양 건설붐이 일어났던 2011년  초반에 평양 학생들 사이에

서도 돌격 가 조직되어 사례 8도 건설현장에 참여하게 되었다. 노

동을 전혀 해본 적이 없었던 사례 8은 갑자기 고된 육체노동을 하려

니 힘들고 심적으로도 지쳐서 졸업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시점에 

학을 자퇴하기로 결정하게 된다. 당시 학을 이미 졸업한 오빠는 

과학기술 분야 연구소의 연구원으로 배치되었으나 충분한 경제적 

수입 없이 생활하던 중 “나라의 관심에서 벗어나 좀 더 자유롭게 살

고 싶어” 갖은 방법을 동원하여 고향으로 내려갈 것을 결정하 다. 

사례 8은 혼자 평양에 남기 위해 학생활을 지속하는 것이 무의미

하게 느껴져 학업을 포기하고 오빠를 따라 고향으로 돌아왔다.

다. 새로운 소비시장의 탄생과 사업가로서 삶

2010년  초반 고향으로 돌아온 오빠가 큰 자본 없이 기술을 이용

해 돈을 벌 수 있는 웨딩 상 편집을 해보자고 제안하자, 사례 8은 

자신보다 뛰어나다고 생각하던 “오빠의 결정을 믿고” 동업 형태로 

사업을 시작하 다. 오빠가 기획한 일을 사례 8이 직접 수행하는 방

식의 역할 분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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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편집도 쏘니메가를 썼었거든요. 그런데 처음에 설명서가 

있으면 좋을 텐데 그게 없잖아요. 여기처럼 유튜브에 들어가서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오빠가 충 어를 아니까 하루 동안 

계속 이걸 클릭하고 저걸 클릭했다 했더니 이 아이콘은 무슨 기능

을 하는 거고 쭉 써주는 거예요. 이거 하라고. 오빠가 틈을 만들어

준 거는 맞아요. 그런데 본인이 하지는 않았고, 뭔가 개척을 오빠

가 하는데 그냥 실행하는 거는 저 어요. (중략) 오빠가 결론적으

로는 자기 덕이라고 말하죠. 난 또 내 덕이라고 하고. 아이디어는 

항상 오빠가. 오빠가 인생에서 중요한 거는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

라고, 방향을 잘 긋는 게 중요한데 자기가 얼마나 잘 그었냐고. (중

략) 결혼식장에서 직접 사회를 보고 메이크업을 해주는 분들을 통

해서 주문을 받았었던 것 같고. 차츰 이름이 나면서부터는 어느 순

간부터는 다 알더라고요. (사례 8 구술녹취록, 31-32)

처음에는 촬 가에게 받은 상편집만 하다가 촬 기를 사서 직

접 촬 하고 편집하는 일을 겸하게 되었다. 사례 8은 주로 편집팀을 

이끌었고 수입은 오빠와 절반씩 나누었다. 나중에 일이 늘어나면서 

편집인력을 별도로 고용해서 직접 교육한 후 일을 분담하고 자기 몫

의 절반을 편집인력의 노임으로 지급하 다. 위의 텍스트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사례 8 남매는 이공계의 정보통신 부문 전공자 기 

때문에 새로운 기기와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좋은 작품을 만들어냈

고, 곧 소문이 나서 사업이 확 되었다. 사촌들과 상촬 을 같이

했는데, 이들은 상물의 구도와 스토리를 구성하려고 그동안 보았

던 한국 드라마나 외국 화를 참조하기도 했다. 

2010년 에 들어 북한에는 결혼을 앞둔 20-30  청년들이 웨딩

촬 에 돈을 아끼지 않는 문화가 생겨났다. 사례 8은 편집물 한 건당 

100달러를 받으면서 많은 수익을 올렸다. 웨딩촬 은 보통 3-4일 

동안 진행되는데, 결혼하는 커플의 연애 이야기를 화 형식의 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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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드로 만들어 야외촬 을 하고, 스튜디오 촬 과 병행하기도 했다.

진짜 결혼에 확 꽂혀 있는데 이 사람들이. 북한에서는 자기를 위

해서 꾸  수 있는 날이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여기서처럼 SNS가 

발달이 되면 막 한껏 나를 꾸미고 사람들한테 자랑할 텐데 북한은 

그런 거 없잖아요. 내 삶이 아니고 거의 김정은을 위한 삶, 남편을 

위한 삶, 자식을 위한 삶이다 보니까 나를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식 때 처음으로 자기 모습을 촬영기에 담

고 편집해서 사진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거의 처음으로. 그래서 

이날 돈을 진짜 많이 써요. 자기 능력이 50이라면 그냥 돈을 꽂아 

70까지 내보이는 것 같아요. 저는 워낙에 돈이 많은 친구들을 상

했으니까 이 친구들은 거의 아끼지 않고 다 쓰더라고요. (사례 8 

구술녹취록, 32)

부모세 와 달리 당과 국가에 헌신하는 가치보다 개인의 성공과 

인정을 우선시하는 젊은 세 의 문화 중 하나로 ‘개인이 돋보일 수 

있는 결혼 이벤트’가 사업 분야로 부상한 것이다. 과거 수령과 남편, 

자녀에게 헌신하던 삶이 아니라, 새로운 시 에 나 개인의 모습에 집

중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으로 ‘결혼식’이 주목받기 시작했다는 언급

은 혼인이 친족공동체의 의례에서 개인들의 의례로 이행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사례 8과 오빠는 같은 세  젊은이들의 감수성에 조응하며 

중적인 상사업을 개척함과 동시에 경제적으로 성공하 다. 

유년시절 학교 선택부터 학 진학까지 어머니의 향을 지 하

게 받았던 사례 8은 상사업을 하면서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에 기쁨을 느끼고, 사업 성공에서 성취감과 만족감을 느끼며 자부

심을 갖게 되었다. 나아가 결혼을 하더라도 “나만의 일은 절  놓지 

않겠다. 가정주부가 되지는 않을 거다.”라고 결심하 다. 부모세

는 장사를 천시하는 경향이 있었지만, 어머니도 시간이 지나면서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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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과 동떨어진 “돈키호테 같은 소리”나 하는 사람들보다 장사를 하는 

것이 돋보이는 시 라는 것을 알아가면서 평양에서 학까지 나온 

자녀들이 귀향하여 사업을 하는 것에 반 하지 않게 되었다.

사업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고 직원들이 알아서 일처리를 할 수 

있게 되면서 여유시간이 많아지자 사례 8과 오빠는 시내의 PC방에

서 많은 시간을 보냈다. 또 집 안에 있는 컴퓨터와 노트북 열  정

도를 연결해서 자체적인 네트워크를 만들어 친구들과 게임을 즐겼

고, 외부 단속이 있는 경우 돈으로 무마하 다. 

라. 연애 경험과 결혼에 대한 생각 

사례 8은 학에 재학 중이던 20  초반에 학교 선배와 연애했

는데, 어머니가 피도 안 마른 아이가 무슨 연애냐고 당장 그만두라

고 해서 몇 개월 만나고 헤어졌다. 어머니는 결혼적령기로 여겨지는 

20  중반 이후 생각이 성숙했을 때 연애를 하라고 조언했다. 

엄마의 마인드가 일찍 결혼하면 고생을 한다고 생각을 했었거든

요. “너희 세 는 뭐가 모자라고 부족해서 일찍 결혼하냐? 어차피 

결혼하면 내 인생은 없어지고 남편을 위한 삶, 그리고 자식을 위한 

삶으로 바뀐다. 설거지부터 그리고 주부 일이 쉽지가 않으니까 나

는 벌써부터 우리 딸을 고생시킬 생각이 없다.”라고 하셨어요. 그

래서 저희 엄마도 스물일곱이나 스물여덟에 결혼하면 좋겠다는 마

음을 가지고 있었나 봐요. 그런데 또 삶이 그렇게 안 흘러가잖아요. 

스물일곱, 여덟이 지나도 안 나타나는 거예요, 마음에 드는 사람

이. 물론 선은 한두 번 본 적 있지만, 그다음에 스물아홉부터는 노

처녀라는 말을 들어요. (사례 8 구술녹취록,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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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을 서두르지 말라는 어머니의 권유로 사례 8은 20  중반이 

지난 후 중매로 소개를 받았지만 마음에 드는 사람을 찾기 힘들었

다. 사례 8이 결혼 상 자를 고를 때 가장 중요하게 본 것은 학력이

었다. 학 졸업 후 군 를 다녀와서 당원이 돼야 “발전 가능성이 

있고, 얘기가 통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한편 사례 8에 따르면, 

여성의 경우 학 졸업장은 사회적 성취를 위한 조건보다는 결혼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는 경향이 강하다. 

시집을 잘 가기 위한 어떤 조건으로 학 졸업장을 하나씩 갖고 

있는 거죠. (중략) [여학생] 선배들은 다 연구소로 갔었고 연구소에 

가서 1년, 2년 이내에 결혼을 해가지고 다 그만뒀어요. (중략) 저희 

엄마는 제가 쭉 크는 거 보면서 “그래 뭐, 여자는 시집 잘 가면 되

지.” 그러면서 우리가 그런 얘기 있었어요. “ 학교 3개 졸업하는 

것보다 시집 잘 가는 게 낫다.”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정말 똑

똑하고 공부를 많이 했는데 인생이 꼬인 사람들을 많이 봤었거든

요. 그런데 북한에서는 한 번 결혼하면 진짜 그걸로, 이혼하면 나

락 가거든요. 다시 결혼하고 이거는 사실 아예 분위기가 한국 사회

하고 달라요. 해서 엄마도 처음에는 그렇게 [시집 잘 보내려고 공부 

많이 시키는 걸로] 생각 안 가졌을지라도 마지막에는 그렇게 생각

했었던 거 같아요. (사례 8 구술녹취록, 13-14) 

위의 구술은 학을 졸업한 엘리트 여성들의 사회적 성취에 많은 

제약이 따르는 상황에서, 차선책으로 ‘좋은 결혼’을 선택하는 북한 

여성들의 현실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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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외국 서적, 영화, 드라마 등을 통한 가치관의 변화와 탈북

사례 8은 학 재학 시절, 오빠가 구해다 준 드라마와 제인에어,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테스, 해리포터, 주홍글씨 등 외국의 

고전을 PDF 파일로 읽었다. 그가 읽은 책 중에는 북한에서 허용된 

것도 있었고, 오빠 친구들이 외국에 다녀오면서 구해다 준 금지된 

자료도 있었다. 이러한 외국 화와 서적을 통해 사례 8은 자유로운 

외국 생활을 동경하게 되었다. 그는 한국 드라마 중에서 사극을 좋

아했고, 외국의 정치 드라마나 전쟁 화 등을 보면서 북한 사회의 

모순과 국가의 역할을 고민하기도 했다. 

성인이 돼서 봤던 화 중에 ‘라이언 일병 구하기’12ⳇ 그 비슷한 

화인데, 한 사람이 적의 기지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정말 죽을 

고비에 처해 있어요. (중략) 이 사람들은 국가를 위해서 목숨을 바

치는데 국가도 이 사람들한테 보여줘야 할 게 아니냐. (중략) 우리

는 이 한 명을 구하기 위해서 이만큼을 한다 해가지고 100명인지 

[적의 기지로] 들어가요. 그 한 명을 구하겠다고. (중략) 그런데 북

한은 아니잖아요. 항상 막다른 골목에 처하면 항상 [국민을] 버려

요. 버리는 패를 써요. 우리는 모른다. 우리는 그런 일이 없다. 그

런 일을 너무 많이 봐왔었거든요. 그거를 보니까 마음이 막 이상한 

거예요. 미국이라는 나라에 해서 굉장히 부정적이었는데, 그거

를 보니까 “그래, 국가라면 이래야지. 자국민을 이렇게 보호해줘야

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북한이라는 나라는 무엇을 

위해 존재할까? (중략) 화를 보는 거에 그치지 않고 제가 계속 

자문자답을 많이 하는 편이었던 것 같아요. 이해가 될 때까지 깊이 

있는 고민은 안 하지만 얕게라도 고민을 하는 편이어서 스스로가 

계속 변했던 것 같아요. (사례 8 구술녹취록, 54)

12ⳇ ‘라이언 일병 구하기’는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1998년 개봉작으로, 1944년 연

합군의 노르망디 상륙작전에 참전 중인 한 원을 구출하는 과정을 소재로 한 

미국 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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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8은 외부 사회에 한 자료를 보며 자유에 한 갈망, 북한을 

떠나고 싶다는 욕구와 외국 생활에 한 동경 등을 갖게 되었다. 그

는 옷차림이나 용모에 해서도 단속과 통제를 하는 북한을 떠나서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는 외국에 가보고 싶다는 생각을 오래전부터 

했다. 특히 어릴 적에 보았던 북한 드라마에서 유일하게 나왔던 외

국의 상징물인 에펠탑 앞에서 사진 한번 찍고 싶다는 생각을 계속 

가지고 있었다. 특히 위의 텍스트에서 피력하는 바와 같이 고난의 

행군 이후 인민들의 삶을 책임지지 않는 북한 정권에 해 자문하고 

회의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외국 서적과 상물을 통해 외부 세계

의 발전상을 잘 알았던 사례 8은 중국에 갔다 온 동네 언니들과 얘기

하면서 이 나라를 뜨고 싶다는 생각을 같이 나누었고, “넓은 지구상

에서 이 끄트머리에 있는 나라”에서 태어난 이유를 자문하기도 했

다. 그러나 “화목한 집안에서 좋은 교육을 받고 잘살고 있는” 자신이 

이 모든 걸 버리고 무작정 탈북을 결심할 수는 없었다. 

고향에서 사업을 하며 미래를 고민하던 2010년  말에, 탈북하여 

남한에 정착한 오빠의 여자친구가 중개인을 통해 오빠와 가족의 탈

북을 권유하 다. 오빠가 쉽사리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을 때 사

례 8은 “엘리베이터도 타보고 싶고 에펠탑도 보고 싶은데 북한에만 

갇혀 살다 죽는 건 억울하다.”라고 말하며 한국으로 가고 싶다는 의

사를 오빠에게 적극적으로 표명하 다. 가족의 안전과 자신의 미래

를 생각하며 망설이던 오빠는 동생의 강력한 의사를 듣고 탈북을 결

심하 다. 오빠가 먼저 한국으로 떠난 몇 달 후 사례 8과 어머니는 

오빠의 주선으로 북한을 떠나 한국으로 왔다.

사례 8은 오빠가 “북한에서의 삶이 지옥 같지 않고 나름 행복했기

에, 지금 여기서는 더 행복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 

크게 동감하 다. 자유롭게 여행을 다니고 싶은 마음이 컸는데,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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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오니 자유를 얻으려면 돈과 시간이 있어야 함을 깨달았다. 오빠는 

한국에서 결혼하여 분가하 고, 사례 8은 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며 직

장생활을 하고 있다. 사례 8은 조만간 퇴사하고 쉬면서 여행을 다녀온 

후 프로덕션을 설립하여 상제작사업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바. 부모님 터를 받아 무역지도원이 된 의사: 사례 10 

사례 8보다 두세 살 많은 사례 10은 1980년 후반, 국경 지역 도

시에서 당 간부 집안의 2남 2녀 중 장녀로 태어났다. 사례 10의 집안

에서도 주먹과 튼튼한 체력을 바탕으로 다양한 조직의 지도자가 될 

것을 가르친 아들과 달리, 딸은 공부해서 지혜를 키우고 어떤 상황

에서든 화를 참고 얌전하게 행동하도록 교육하 다.  

사례 10이 중학교에 입학할 무렵, 이 지역에서도 배급이 중단되면

서 먹고살기 위한 장사와 무역이 성행하 다. 사례 분석에 따르면 

사례 10의 부모님은 수가 시작된 초기부터 장사해서 큰돈을 번 것

으로 보인다. 매일 밤 부모님이 집을 비웠다가 새벽이 되면 돌아오

는 생활이 반복되었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간식이나 과자를 중국 사

람들로부터 받아오기도 했다. 

중학교에 다니던 시기 사례 10의 어머니는 수시로 선생님들께 담

배와 음식 도시락 등을 전달하고, 학교에서 진행되는 각종 건설 혹

은 “학교꾸리기” 명목으로 돈과 물품을 지원하는 등 전폭적으로 후

원하 다. 사례 10은 무조건 1등을 하기 위해 열심히 공부했고, 교사

가 되고 싶었으나 기술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부모님 생각에 따라 

의 를 지망하 다. 6학년 학생 중 집중 교육 상으로 선발되어 단

체 생활을 하면서 공부하여 1등을 했으나 의과 학 ‘뽄뜨’가 없어 아

버지가 교육부의 지인을 통해 의학전문학교 추천서를 사는 등 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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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절 끝에 2000년  초 전문학교13ⳇ에 입학하 다. 

2000년  중반 전문학교를 졸업하고 준의사 자격증을 받게 된 사

례 10은 동네의 산부인과에 배치되어 첫 해산방조를 하는 등 환자를 

돌보며 생활하 다. 또 어머니의 지원으로 한방 침술, 산파술, 낙태

술 등을 따로 배우는 등 의학 기술을 쌓아 돈을 벌기도 하 다. 사례 

10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양한 환자를 만나게 되면서 간부들과 인맥

을 형성하고 그 부인들과도 친분을 쌓는 등 인간관계를 확 하면서 

부모님의 중국 무역사업을 돕는 방식으로 장사를 병행하 다. 당시 

의사들의 고정수입은 거의 없었던 반면, 무역사업 분야가 활성화되

면서 장사를 통해 돈을 벌 가능성이 훨씬 커졌기 때문이다. 

전체 활동 중 장사의 비중이 커지자 사례 10은 2010년  말, 공식

적으로 의사직을 정리하고 무역회사 지도원이 되었다. 전문학교 졸

업 후 이미 무역업에 종사하던 남동생들과 함께 부모님이 개척한 ‘터’
를 받아서 규모 회사를 본격적으로 운 하게 된 것이다. 중국에서 

들어오는 표단을 만나 수입 원자재의 양과 가격을 정하고, 자체 공

장과 전국에 연결된 소생산자 150여 명을 통해 눈썹, 가발 등의 제품

을 임가공 생산해서 수출하고, 기타 1차 생산물이나 광물 등을 국내

에서 모아 중국에 수출하는 무역일을 본격적으로 수행했다. 이로써 

매월 넉넉히 생활하고도 수천 달러를 저축할 정도로 수익이 있었다. 

잘사는 집의 딸이었던 사례 10은 중학교 시절부터 찾아오는 남학

생이 있었으나 부모님의 엄격한 단속과 자신의 무관심으로 관계가 

이어지지는 않았다. 주변에서 혼담이 오가기도 했지만, 의사 생활과 

장사에 주력하면서 본격적인 연애를 하지는 못했고, 30세가 넘어 무

역회사 지도원이 된 후에는 사업에 성공하여 사장이 되고 나서 결혼

13ⳇ 전문학교는 2015년까지 존재했던 2-3년제 고등교육기관이다. 이후 전문학교는 

지역의 다른 학으로 통합되거나 공장 학 또는 직업기술 학으로 승격되었다

(조정아 외 2020, 71).  



북한 청년의 생애사 Ⅲ

89

할 계획이었다. 장사를 크게 하던 주변의 친구들도 가능하면 장사와 

연애를 자유롭게 하다가 결혼할 생각이었다고 한다. 

무역회사 지도원 생활을 시작한 지 2년 정도 되었을 무렵, 사례 

10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지인이 소개한 길을 따라 탈북하여 한국

으로 입국하 다. 먼저 한국에 온 아버지 친구의 도움을 받아 한국

에 정착한 후 회사 경리로 일하 다. 심층면접이 끝난 후 사례 10은 

최근에는 부동산과 주식 관련 공부를 하고 있다고 언급하 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사례 8과 사례 10은 평양의 중앙 학 

출신 혹은 준의사 자격증이 있는 엘리트 여성으로서 2010년  중반 

상편집사업 및 무역사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경제활동을 하

다. 전자의 경우 과학기술 분야 엘리트가 습득한 기술을 매개로 오빠

와 함께 상사업을 개척하 고, 후자의 경우 고난의 행군 시기 수

업 등을 통해 경제적 기반을 마련한 부모의 사업을 이어간 차이가 있

다. 주목할 점은 명문 학을 졸업하고 전문 능력을 갖춘 여성들도 사

회적인 지위와 인정을 받는 신 ‘좋은 결혼’을 선호할 만큼 여성들의 

사회활동 가능성이 좁은 북한 사회에서, 사례 8과 사례 10은 새로운 

경제 역에서 활동을 지속하며 부를 축적한 경험을 보여준 것이다. 

3. 밥벌이에 청춘을 바친 ‘준마처녀’: 사례 16

가. 노동자 출신 퇴직 장교와 교사의 외동딸

사례 16은 강원도 농촌지역에서 군인으로 복무하다 퇴직하고 노

동자로 일했던 아버지와 교사로 일했던 어머니 사이에서 1980년  

중반에 태어났다. 사례 16은 아버지의 인생을 가난한 노동자 집안에

서 태어나 “좋은 자리로 가려고 노력했지만” 그렇게 되지 못했고 “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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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으려고 살았던” 삶이라고 평했다. 군인이었던 아버지는 외동딸인 

사례 16을 “인민군 ”처럼 키웠다. 아버지는 매일 아침 6시에 사례 

16을 깨워서 달리기를 시켰다. 강원도에서 다녔던 인민학교생활에 

해 사례 16이 기억하는 것은 학교에 내려고 친구들과 산에 가서 

산나물을 뜯었던 일 정도이다. 

사례 16이 중학교에 입학할 무렵, 아버지가 제 하고 이직하면서 

사례 16의 가족은 접경지역 도시로 이사하게 되었다. 시골에서 살

다가 번화한 도시로 이사 오니 친구들의 옷차림도 다르고 말투도 달

라 “딱 어디 다른 나라 외국에 온 것 같았다.” “불이 번쩍번쩍하고 

멋있는” 중국을 바로 눈앞에서 볼 수 있는 것도 신기했다. 

당시는 북한에서 ‘고난의 행군’이 시작된 시기 다. 사례 16의 아

버지는 제  후에 보안기관의 일반노동자로 일했고, 어머니는 이사 

후 교직을 그만두고 작은 장사를 시작했다. 외가는 월남자 가족이었

지만 경제적 능력이 있어 어머니에게 식량을 보태주었기에 사례 16

은 그 시절을 “쌀밥을 먹고 입고픈 옷도 입고 살았던” 때로 기억하고 

있다. 학교 수업은 재미가 없었지만, 부모님이 출석을 중요하게 생

각하셔서 사례 16은 학교에는 빠지지 않고 갔다. 방과 후에는 어머

니를 도와서 빵이나 떡을 팔았다.

우리 교실이 3층이 됐는데 거기 앞에서 내가 빵 파는 거 다 보이

거든요. 그때는 그걸 쪽팔리는 걸로 생각 안 하고, 나는 이걸 팔아

서 돈을 벌어서 엄마를 도와줘야 된다 해가지고 그 빵… 빵 스무 

킬로, 20킬로가 배낭으로 한 배낭 되거든요. 그거 배낭에다 한 배

낭 지고 시장 정문 있잖아요. 정문에 서서 “빵 사라요. 빵 사라요.” 
하면서…. 그런데 엄마가 가서 빵 사라고 하면 사람들이 막 쫓아요. 

자기 팔아야 되는데 가라고. 그런데 내가 애기, 아이가 이렇게 배

낭을 이만한 거 지고 막 봉다리 들고 사라, 사라 하니까 사람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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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안 쫓거든요. 그래서 그때 빵 팔고 그랬어요. 빵 팔고 그다음

에 저녁에 또 엄마가 떡을 만들어가지고 역전에 밤에 팔러 나가면 

꽃제비들이랑 그 집 없는 사람들이 사 먹거든요. 그래서 엄마랑 같

이 밤에 또 그거 팔러 나가고. 공부보다도 그쪽으로 더 이렇게 갔던 

거 같아요. (사례 16 구술녹취록, 12) 

사례 16이 부모님께 받았던 가정교육에서 가장 머릿속에 남아 있

는 것은 말과 행동거지를 조심하고 열심히 살라는 것이었다. 어머니

는 옷차림, 정리정돈, 절약 등 생활습관에 해 늘 교육하셨다. 아버

지도 “어디 가서 함부로 입을 놀리지 말라. 바람벽에도 귀가 있다.”
라고 말씀하셨고, “남자 앞에서는 웃지도 말고 말과 행동을 조심하

라.”라고 주의를 주셨다. 어려운 가정환경에서 성장한 아버지는 “인
생은 고달프고 힘든 거니까 열심히 살아야 된다.”라고 하시면서 고

되고 힘든 일도 참고 견디는 삶의 태도를 강조하셨다. 사례 16은 자

신이 어린 나이에 힘든 공장노동을 십여 년이나 버틸 수 있었던 데에

는 이와 같은 가정교육의 향이 컸다고 생각한다. 사례 분석에 따

르면, 아버지가 강조했던 삶의 태도는 북한에서뿐 아니라 사례 16이 

한국에 온 이후에도 그의 삶의 방식에 큰 향을 미쳤다.

나. 직장에서 기술로 인정받은 ‘준마처녀’

사례 16은 2000년  초반에 중학교14ⳇ를 졸업하고 사회에 진출하

다. 당시 중학교 졸업 후 여학생들의 진로는 다양하지 않았다. 여

학생 중에 경제적 여유가 있고 공부를 잘하는 소수 학생은 전문학교

나 학교에 진학했고, 다수 여학생은 농장이나 공장에 배치되었

14ⳇ 당시 중학교는 현재의 초급중학교와 고급중학교를 통합한 형태의 중등교육기관

으로 한국의 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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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군수공장 등에 ‘무리배치’되는 경우도 많았다. 초기 시장화가 

진행된 2000년  초반에는 봉제기술이 있는 여성들이 맞춤옷을 만

들어 판매하여 돈을 많이 버는 사례가 많았다. 공부에 그다지 흥미

가 없었던 사례 16은 공장에 들어가 미싱기술을 배우고 결혼한 후에는 

공장을 그만두고 개인적으로 옷 만드는 일을 해서 돈을 벌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는 중학교 졸업 후 군수공장에 무리배치를 받았는데, 군

수공장은 노동강도가 강하고 작업환경도 좋지 않은 기피 상의 직장

이었다. 어머니가 “몇 개월 동안 뇌물작전을 해가지고” 군수공장 배치

를 취소하고 “배급을 주고 기술도 배울 수 있는” 피복공장에 취직할 

수 있었다. 사례 16이 선택한 직장은 중국에 수출하는 피복제품을 생

산하는 공장으로, 많은 여성들이 선호하는 직장은 아니었지만 “중국

쌀을 포 로 배급받을 수 있는 허술하지 않은 회사” 다. 

내가 원하는 데는 갈 수 없고 정부에서 지정해 주는 곳으로 가는

데, 거기는 다 안 좋은 데니까 부모들이 뇌물로 사업을 해가지고 

자식을 좋은 데로 보낼 수 있는데. 그때 우리가 살림이 그닥 넉넉한 

그런 건 아니니까 그냥 중간 직업을 선택해가지고 그냥 배급 주는 

회사를 선택해서 들어갔거든요. (사례 16 구술녹취록, 1)

처음에는 보조일을 하면서 기능공들의 텃세에 시달렸다. 청소를 

비롯해서 잡일을 도맡아 했지만 조금만 일을 잘못해도 욕을 먹었고 

생활총화 때도 계속 비판을 받았다. 일이 힘들다고 푸념할 때마다 

아버지는 “인생이 원래 다 그렇게 힘든 것”이라고 하면서 견디라고 

말씀하셨고, 어머니도 자기 직업에 긍지를 가지고 다니는 사람은 별

로 없고 해야 하는 일이니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이런 부모

님의 말씀에 사례 16은 다른 일을 찾을 생각을 하지 못하고 “꽁지 

없는 소보다도 더 힘들게” 일하면서 고된 시간을 견뎠다. 



북한 청년의 생애사 Ⅲ

93

사례 16은 보조일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미싱공들 어깨너머로 보

면서 미싱일을 익히고, 퇴근 후에도 혼자 남아서 두세 시간씩 미싱 

연습을 계속했다. 보통 아침 7시에 출근해서 밤 10시까지 일했고 새

벽까지 일하는 날도 많았다. “별 보고 출근했다가 별 보고 퇴근하는” 
생활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보다 빨리 미싱기술을 익혀서 1년 반 만

에 미싱을 타게 되었다. 이 무렵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사례 16은 

자신이 가장이 돼서 어머니를 도와야 한다고 생각하 다. “벌이를 

해야 된다.”는 생각에 “계속 쌀 주는 데 매달렸다.” 
사례 16은 취업한 지 5년 정도 지나 기능공이 되었다. 작업반에서 

까다로운 공정을 다룰 수 있는 기능공은 전체 인원의 4분의 1이 되

지 않았기 때문에 큰소리치면서 일할 수 있었다. 작업반장이 못마땅

한 소리를 하면 바로 가방을 싸서 집으로 왔고, 그러면 작업반장이 

집에 와서 달랬다. 일감이 끊기면 며칠씩 쉴 때도 있었지만, 부분

은 주말에도 쉬지 못하고 일하는 경우가 많았다. 

사례 16은 직장에서 성실하게 일해서 동료들 사이에서 “꼼꼼하게 

일 잘하는” ‘준마처녀’로 통했다. 북한에서 1999년에 ‘준마처녀’라는 

노래가 발표되었는데, 노래 가사에서 준마를 탄 것처럼 빠른 속도로 

성실하게 일하는 여성노동자를 일컬어 ‘준마처녀’라고 불 다.15ⳇ 이 

노래가 유행한 후 북한 매체에서는 방직공장, 피복공장 등 여성노동

자가 주를 이루는 공장이나 농장에서 생산계획을 초과 수행하는 열

성노동자를 ‘준마처녀’라고 지칭하고 있다. 사례 16이 다녔던 공장

에서는 매월 작업성과가 가장 좋은 노동자들의 이름을 써서 공장 입

구 벽보에 붙 는데, 사례 16은 늘 거기에 이름이 올라갔다. 어머니

는 야근이나 철야작업 때 도시락 싸들고 공장에 오면 사례 16의 이

15ⳇ 노래 가사의 일부는 다음과 같다. “우리 공장 동무들 웃으며 말을 해요/아니 글

쎄 날보고 준마탄 처녀래요/하루일 넘쳐 해도 성차 안하는/내 일솜씨 참말로 번

개같다나.” (노동신문 2014.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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름이 쓰여 있는 벽보를 보고 자랑스러워했다.

 

엄청 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기능공이 되는 게 내 노력

이거든요. 내가 다른 사람들 기능공들 하는 걸 계속 가서 보고, 저

거 저렇게 하는구나 해가지고 연습하고. 그다음에 기능공이 돼서가 

끝이 아니고 내가 기능공이 돼서 내가 만든 옷이 불량이 없어야 돼

요. 마지막에 검사하잖아요. 불량이 없어야 되는데 저는 불량이 단 

한 개도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속도 있으면서 꼼꼼하게 하니까 

그 중국에서 방이 이렇게 계속 매일 나와요. 나와서 자기 제품 

보는데 나처럼 일하라고 막 방이 인정했댔거든요. 모범노동자 됐

어요. 준마처녀라고 그러잖아요. 북한에서. 준마처녀. 벽보에 써 

붙이고 해요. 제가 그렇게 일했어요. (중략) [준마처녀 벽보가 붙었을 

때] 기분이 엄청 좋죠. 그러니까 내가 잘해서 붙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한 그건 하나도 없어요, 결과물은. 그런데 그때는 그냥 

그게 이름 하나 붙은 것도 그렇게 기쁘더라고요. 그 사람들 많은 

속에서 나하나 그렇게 붙었잖아요. 나하나 크게 이름…. (사례 16 

구술녹취록, 23, 56)

남들보다 몇 배 열심히 일한 가로 사례 16은 매월 25kg 쌀 한 

포 와 임금 3만여 원을 받았다. 임금 3만 원은 시장에서 쌀 5-6kg 

정도를 살 수 있는 돈에 불과했지만, 화폐개혁 이후 이 공장에서 일

반노동자들이 받는 임금이 1만 원 정도 음을 감안하면 사례 16은 

높은 실적으로 다른 노동자들의 세 배에 해당하는 임금을 받았던 것

이다. 배급을 주는 직장이 드물었던 당시 상황에서 배급을 받는다는 

것은 사례 16에게 매우 큰 의미가 있었다. 

잘 나가는 사람들이랑은 비교가 안 되는 거고. 그냥 평범한 일반 

사람들 속에서는 그래도 배급도 타고 돈도 타고 그다음 명절날에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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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 고기도 주고 뭣도 주고 하니까 그나마 괜찮으니까 그렇게 막 좌절

감 느끼고 그러진 않았거든요. 나는 뭐 다른 사람들 배급 못 타는데 

나는 내가 내 먹을 쌀 버는데 이렇게. (중략)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한심하진 않았어요, 거기 다니는 게. 그런데 여기 한국에 와서 보니

까 너무 차이가 나고 분통하고. (사례 16 구술녹취록, 23, 57)

사례 16은 그 피복공장에서 미싱기술자로 20 를 보냈다. 장사로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과는 비교할 수 없지만, 배급을 못 타는 사람

들이 부분인데 자신은 스스로 벌어서 먹고산다는 ‘떳떳함’이 있었

다. 한국에 와서 그 시절을 되돌아보며 그는 “밥 먹겠다고” 공장에서 

힘든 노동을 하면서 청춘을 다 보냈다는 사실에 화가 난다고 말했다. 

다. 다양한 돈벌이 시도와 성분의 벽에 부딪힌 연애

20  중반을 넘어서면서 사례 16은 피복공장에 다니는 신 다른 

일을 해서 돈을 벌 방도를 모색하게 된다. 미싱기술을 이용해서 집

에서 옷을 가공해서 팔 생각도 해보았지만, 그 무렵 기성복 생산이 

늘어나서 미싱기술자의 “시세가 떨어졌다.”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

는 것은 장사 다. 사례 분석에 따르면, 공식직장에서 준마처녀로 

불릴 만큼 성실하게 일해왔던 사례 16의 삶의 태도에 변화가 나타난 

것은 김정은 집권 직후의 시기이다. 10년 넘게 밤낮없이 직장일에 

충실했던 사례 16은 20  중반을 넘어 결혼을 생각하게 된다. 그는 

목돈을 모아서 결혼할 때 남편에게 오토바이를 사주고 싶었고 결혼 

후 직장을 그만두고 장사를 시작할 것을 염두에 두고 장사밑천을 모

으고 싶었다. 그러나 공식직장에서는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밥을 먹

고살 수 있을 뿐 목돈을 모을 수는 없었다. 사례 16은 피복공장을 

그만두고자 했으나 10년 이상 경력의 기능공을 직장에서 쉽사리 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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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지는 않았다. 사례 16은 직장의 노무관리자에게 뇌물을 주고 병을 

핑계로 장기결근을 하면서 다른 일들을 시도했다. 

처음에는 기차를 타고 도시를 오가며 장사를 했는데, 몇 차례 못 

하고 “말아먹고” 말았다. 그다음에는 친구와 함께 개인식당을 차려

서 냉면을 만들어 팔았다. 김정은 집권 이후 도시를 중심으로 개

인이 운 하는 상점과 식당이 늘어났다. 사례 16이 살던 곳에서도 

군인들을 상 로 하는 작은 식당들이 많았는데, 이런 식당들은 부

분 국가에서 정식으로 허가받은 것이 아니라 개인집에 밥상을 몇 개 

놓고 소규모로 운 하는 식당이었다. 젊은 여성 두 명이 운 하는 

식당은 인기가 있어서 장사가 잘됐지만, 국가에서 “하지 말라는 불

법” 장사 다. 더구나 공식직장에서 일해야 할 나이의 젊은 여성들

이 운 했기 때문에 장사를 계속하기 위해서는 보안원들에게 많은 

뇌물을 줘야 했다. 사례 16에 따르면, 장사는 잘됐지만 보안원들에

게 뇌물을 주고 나면 남는 돈이 없을 정도 다.

식당에 손님으로 오는 결혼적령기의 군관들 중 사례 16에게 사귀자

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사례 16은 결혼을 염두에 두고 손님들을 살

펴보곤 했는데, 그중 마음에 드는 남성이 있어서 먼저 말을 걸었고, 

두 사람은 사귀게 되었다. 1년 동안 “죽자 살자 연애하고” 결혼 약속을 했

다. 결혼을 약속한 후에 남자친구는 사례 16 집안의 배경을 확인했고, 

외가 쪽 친척이 남한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법 ‧ 통제기관에 근무

하고 있는 남자친구에게 처가에 남한 배경 친척이 있다는 것은 출세에 

지장을 줄 뿐 아니라 현직을 유지하기도 어려운 조건이었다. 남자친구

는 헤어지자고 눈물로 호소하 고, 사례 16은 이별을 받아들 다. 

울면서 헤어졌어요, 둘이서. [그 사람이] 내가 이때까지 여기 이

쪽으로 쭉 갈려고 공부를 하고, 그러니까 아빠 없는데 엄마가 쎄가 

빠지게 해갖고. 그 보위지도원까지 올라가는 데도 단계가 있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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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힘들어요. 거기까지 올라왔는데 좀 용서해 달라고 하면서. 그

래서… 그런데 그 용서해 달라고 하는데 용서해 줄 수밖에 없어요. 

(중략) 사랑은 하지만 내가 그 사람 책임 못 지잖아요. 별 다 떼고 

나오면 내가 어떻게 책임지고. 내 직업도 못 찾아서 헤덤비는데. 

내가 그 사람을 못…. 능력이 없으니까 그냥 보내줬죠, 잘 살라고. 

(사례 16 구술녹취록, 34-35) 

남자친구와 이별한 후 사례 16은 “나는 잘나가는 사람하고 결혼은 

못 하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결혼 생각을 접었다. 그 후에도 연애를 

했지만 “결혼을 위한 연애가 아니고 그냥 만나는 연애”만 했다. 주위

의 여자친구들이 결혼을 하고 가사일과 장사를 병행하며 고달프게 

사는 것을 보면서 자신은 돈 많은 부자를 만나서 편하게 살 게 아니

라면 결혼하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했다.

사례 16은 식당을 1년 정도 운 하다가 그만둔 후 국 상점의 장난

감 코너를 임 하여 장사를 시작했다. 국 상점은 판매할 상품을 갖추

는 것 이외에 큰 밑천은 들지 않고, 매월 일정한 돈을 관리인에게 지불

하고 나머지 수익금을 자신이 갖는 형식으로 운 되었다. 국 상점은 

불법은 아니었지만 장사 품목, 연령 등 통제하는 게 많았고 수익도 크지 

않아서 단속을 피하기 위해 뇌물을 주고 나면 수중에 떨어지는 돈은 

적었다. 사례 16은 돈을 모아서 “안전한 장사”를 하고 싶었다. 

김정은 집권 이후 도시를 중심으로 살림집 건설이 진행됐는데, 

사례 16이 거주했던 도시도 예외는 아니었다. 2010년  초중반경 신

축아파트가 많이 들어섰고, 아파트 1층에는 상점가가 조성되었다. 

아파트 신축상가에서 부유층을 상으로 옷가게를 하는 것이 사례 

16의 “로망”이었다. 신축아파트 상점가에서 개인상점을 운 하려면 

상점운 권을 받을 수 있는 연줄과 상당한 초기자금이 필요했다. 밑

천이 많이 드는 신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자리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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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술자: 나는 그게 로망이었어요. 거기가 제일… 서울로 말하면 

강남이니까. 거긴 진짜 외국 같아요. 거기 가면 낮에는 

다 배달시켜 먹고, 엘리베이터 다 다니고. 그런데 우리 

뭐 돈 통틀어도 거기 들어갈 돈이 안 되거든요. 하니까 

거기 들어가려고 진짜… 거기 들어가는 게 로망이어가

지고 거기 들어가려고 냉면집도 했다가. [냉면집은] 돈

은 되는데 너무 못살게 하니까 못하겠더라고요. 

연구자: 그런 상점에서 무슨 장사 하고 싶으셨어요? 

구술자: 옷 장사. 옷, 그게 부자 동네니까 옷이 잘 나가거든요. 

기본 한국 옷들 다 팔아요. 그 상점에서 다 감춰놓고. 

그래서 옷 장사를 거기서 깔끔하게 거기 해서 옷 장사 

할려고 그거 냉면집도 해보고, 가발… 집에서 가발도 떠

보고, 그다음엔 핸드폰도 팔아보고 했는데 정말 쉽지가 

않더라고. (사례 16 구술녹취록, 31) 

사례 16은 장난감가게를 그만둔 뒤에는 “이거 해보고 저거 해보고 

막 떠돌이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했다. 공식적인 소속이 아직 피복

공장으로 되어 있는 상태 기 때문에 통제가 심했다. 장사에 한 

통제가 심하니 밖으로 드러나지 않게 돈을 벌어보자는 생각으로 가

내수공업 형태로 가발 만드는 일을 시작했지만, 익숙하지 않은 일이

라 곧 그만두었다. 미싱기술을 살려 집에서 옷가공 위탁을 받기도 

했는데, 기성복과 수입의류가 유행하면서 일감이 줄어들었다. 

사례 16은 피복공장에 적을 둔 상태에서 다른 수출용 피복공장에 

일공으로 취업해서 일을 하기도 했다. 김정은 집권 이후에 주요 기

관 산하 무역회사가 운 하는 피복공장이 많이 생겼는데, 생산량이 

많은 공장에서는 정규 노동력 이외에 높은 일당을 주고 비정규 생산

인력을 모집해서 생산을 진행했다. 정규 노동력 이외에 등록되지 않

은 일공을 활용하는 것은 불법이지만, 불법행위에 한 단속을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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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회사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았다. 

그 직장에는 정규직 인력이 일하는 현장이 따로 있고 일공들이 일하

는 현장이 따로 있었다. 사례 16이 “오구잡태 작업반”이라 칭했던 일

공들의 직업반에는 하루만 와서 일당을 받고 일하는 사람도 있고 몇 

달씩 일하는 사람도 있었다. 노동강도는 사례 16이 이전에 다녔던 

피복공장보다도 훨씬 강해서, 야근은 물론이고 며칠씩 철야작업을 

하기도 했다. 졸면서 일하다가 바늘에 찔리는 일도 다반사 다. 노

동강도가 강한 신 임금을 비롯한 근로조건이 괜찮았다. 사례 16이 

이전에 다녔던 공장에서 받았던 임금은 월 30위안이었지만, 일공으

로 일했던 공장에서는 하루에 10위안을 받았다. 야근 때는 간식과 

식사를 주었고, 복날에는 양식도 제공했다. 그러나 사례 16의 경

우, 원래 공장에 적을 두고 동종업종의 다른 공장에 장기간 다니기

는 어려운 상황이고 일도 원래 공장보다 훨씬 힘들었기 때문에 이 

공장에도 오래 다니지 못했다.

사례 16은 2017년에 장사로 모은 돈 300달러를 뇌물로 주고 직장의 

적을 떼고 여성동맹에 적을 거는 데 성공한다. 여성동맹도 각종 동원

이 많지만, 1년에 400위안을 내면 동원을 면제받고 원하는 장사를 할 

수 있었다. 사례 16은 직장의 적을 뗀 후에 친구와 본격적으로 휴 전

화 장사에 나선다. 북한에서 휴 전화 판매는 국가 승인을 받은 공식

상점뿐 아니라 비공식 판매자들을 통하는 경우가 많다. 사례 16도 휴

전화 판매소가 집된 지역에서 오가는 사람들을 상으로 호객행

위하는 방식으로 장사를 했다. 이 또한 합법장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장사 과정에서 보안원들로부터 모욕을 동반하는 심한 통제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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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어머니에게 이끌려 한 탈북과 고생 끝에 찾은 행복

사례 16이 휴 전화 장사를 할 때, 어머니는 몇 년간의 탈북 준비

를 마치고 사례 16에게 같이 한국으로 가자고 권했다. 사례 16은 중

학교 고학년 때부터 한국 드라마를 몇 차례 본 적이 있지만, 현실은 

드라마와 다를 것이라고 생각했다. 한국에 한 번쯤 가보고 싶다는 

생각은 했지만, 한국에 가서 산다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었다. 탈북

해서 한국에 간다는 것은 “나라를 배반하는” 일이라고 생각했던 사

례 16은 어머니에게 “아무리 자유가 없어도 어떻게 나라를 배반할 

생각을 하나? 엄마는 반동이 아닌가?”라고 말했다. 당시 북한에서 

장사에 필요한 인적 네트워크를 만들면서 장사기반을 잡아갔던 사례 

16은 탈북을 망설 으나, 장사하면서 보안원들에게 수모를 당했던 

생각을 해보라면서 자유가 있는 곳으로 가자고 하는 어머니의 설득

에 마침내 탈북을 결심하고 2019년에 국경을 넘어 남한으로 향했다. 

한국에 와서 생활해보니 더 일찍 오지 못한 것이 후회되었다. 처

음 한국에 왔을 때는 “모든 게 다 신기하고 멋있었다.” 사람들이 옷

을 자기 편한 로 입고 다니는 게 자유롭고 편안해 보 다. 온수가 

나오는 집에서 가스로 밥을 해 먹으면서 “나도 살다보니 이런 날이 

왔네.”라는 생각을 했다. 지역사회에 정착하자마자 컴퓨터학원을 다

니고 컴퓨터 자격증을 취득했다. 북한에서는 교과 중에 컴퓨터 관련 

과목이 있었지만 2000년  초반 중학교 재학시절에는 컴퓨터가 학

교에 보급되지 않아서 컴퓨터를 만져보지도 못했다. 컴퓨터 전원도 

켤 줄 모르는 상태에서 열심히 공부해서 자격증까지 따게 되었다. 

한국 사회에서 어떤 일을 하고 살지 어머니와 상의하면서 사회복지 

분야의 직업을 가져야겠다는 계획을 세운 사례 16은 2년제 학의 

사회복지학과에 입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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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을 다니면서 한국에 있는 친척의 소개로 남한 남자를 만나 결

혼했다.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말투가 다른 것이 가장 어려웠는데, 남

편이 많은 도움을 주었다. 공부하다가 모르는 말이 있을 때마다 남편

에게 물어보곤 했다. 지금은 출산한 지 몇 달 안 되기 때문에 휴학을 

했지만, 아이를 조금 키워놓고 학업을 마친 뒤 사회복지 분야에 취업

할 생각이다. 관련 직업경력을 쌓고 50  후반이 되면 지역에서 사회

복지센터를 운 하는 꿈을 가지고 있다. 아버지는 인생이 원래 힘든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말씀처럼 고달프게 살다가 돌아가셨지만, 한

국에 오니 인생이 이렇게 행복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사례 16의 생애경험은 1980년  중반에 접경지역 도시의 중하층 

가정에서 태어나 ‘고난의 행군기’에 중등학교를 다니고 2000년  초

반에 사회에 진출한 30  여성의 삶을 보여준다. 사례 16은 2000년

 시장화가 진행되는 상황에서도 10여 년간 공식직장 출근만으로 

생계를 해결해왔다. 배급과 ‘준마처녀’라는 사회적 인정은 그가 공식

직장 역 안에서 기능공으로 성장하기까지 고된 노동을 견딜 수 있

게 한 요인이었다는 점을 주목할 만하다. 김정은 집권 이후 사례 16

은 공식직장을 벗어나 비공식 역에서 새로운 생계기반을 마련하

려고 다양한 일을 시도했는데, 이는 확 된 시장경제와의 연계 속에

서 합법과 비합법 역을 오가며 새로운 삶의 방도를 개척하려고 한 

청년들의 노력과 좌절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흥미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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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농어촌에서 태어나 생계를 책임지며 보호받지 못한 

삶을 살았던 청년들: 사례 4, 사례 2, 사례 6

가. 학교 폭력, 노동, 굶주림에 시달린 어린 시절

사례 4는 20  중반의 청년 남성으로 1990년  후반 평안남도 

도시 인근의 농촌지역에서 농장원인 부모님 사이에서 태어났다. 그

는 어린 시절에 해서는 “좋은 추억이라고는 전혀 없다.”라고 말할 

정도로 힘들었던 기억만 남아 있다. 집안이 너무 가난해서 배불리 

먹지 못했고 학교생활도 힘들었다. 학교에서는 소학교 때부터 공부

보다 학생들을 동원하여 노동을 시켰다. 도시 학생들과 달리 어릴 

때부터 허리가 휘도록 농사일을 하고 방학에도 학교에서 부과한 작

업 과제를 해내야 했다.

 

학교라는 게 공부 안 해요. 그저 오전에 조금 공부하고 그다음에 

하루종일 일 시키거든요. 농장에 나가서 농사일 시키는데, 초등학

교 때부터, 저도 8살 때부터 농장에 일을 끌려다녔어요. 손이 작아

가지고 호밋자루 잡지도 못해요. 두 손으로 이렇게 쥐고 김매고 뚜

지고 파고 이러고 다니고. 너무 먹지 못하니까, 힘이 없으니까 애

들이 학교 자꾸 못 나간단 말이에요. 일어날 맥이 없어가지고. 무

조건 학교 전체가 와서 데리고 끌고 나가거든요. 끌고 나가서 또 

하루종일 일하고. 저녁에 그냥 안 오고 또 맞고 온단 말이에요, 학교 

안 나왔다고. (중략) 방학은 더 지긋지긋하거든요. 북한은 방학 때 

과제를 주거든요. 뭐 강냉이 이삭한 100킬로 줏으라. 도토리를 얼

만큼 줏으라. 끼무릇 한 다섯 킬로를 캐라. (사례 4 구술녹취록, 8)

사례 4는 체격이 왜소해서 소학교 시절에 학교 친구들에게 학교폭

력을 당했다. 부모가 가난하고 힘없는 농장원이어서 친구들에게 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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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다. 자신이 학교폭력을 당해도 안타까워

하면서 울기만 하고 적극적으로 폭력을 막아주지 못하는 부모님을 

보며, 사례 4는 부당한 우를 받아도 자신의 처지 때문에 이를 어쩔 

수 없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태도를 내면화하게 된다.

 

가방 4개, 5개씩 들고 다녔거든요. 안 들으면 맞으니까. 그렇다고 

뭐 신고도 못 해요. 북한은 법이 없는 나라가 돼가지고. 그러면 어머

니는 또 우시고. (중략) 그러니까 약육강식이죠. 북한은 그야말로 집

안이 가난하면은 그냥 맞아야 하고요, 제가 아무리 몸이 약해도. 

제가 무슨 경찰의 아들이고, 제가 무슨 판사의 아들이고 이러면 아

이들이 절대 그러지 못하거든요. 빽이 없고 힘이 약하면, 게다가 경

제가 가난하면 그런 수모를 당하고 폭력을 받아야 되는 그런 사회가 

바로 북한인 거예요. (사례 4 구술녹취록, 3-4)

  

아래의 텍스트에서 보듯이, 사례 4의 부모님은 아들을 돕는 방법

으로 의지할 친척들이 있는 지역으로 이사하는 방법을 선택했다. 사

례 4의 가족이 이사한 황해남도의 농촌지역은 고향보다 더 낙후된 

곳이어서 사례 4는 그곳에서 옥수수도 변변히 먹지 못하고 벼뿌리를 

캐 먹고 떨어진 과일을 주워 먹으며 연명했다.  

거기 사람들 절  딴 도에 안 가요. 왜냐면 평안남도는 북한의 

심장이거든요. (중략) 평양 옆에 있는 도시인데, 가장 잘살고 살기 

좋고 경제가 발달한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저희 같은 미친 집안이

나 황해남도에 갈 생각을 했거든요. 그게 뭐 너무 외로워가지고. 

제가 어렸을 때 몸이 되게 약했거든요. 한 스무 킬로 정도, 삼십 

킬로. 너무 약하니까 그저 집도 못 살고 가난하고 부모님들도 농장

일 하시다 보니까, 자식인 저도 힘도 없고 이렇게 하니까, 학교도 

잘 못 가고 하니까 그저 매일 맞고 살았고. 부모님들도 맞는 거 보고 

눈물 흘리시고, 옆에 도와주려고 나서주며 위해줄 일가친척 하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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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고. (중략) 황해남도에 어머니 가족들이 다 있거든요. 처가에 외

가에. 해서 “어머니 켠으로 가서 살자. 아무리 힘들어도.” 해서 주

변에 그래도 아는 일가친척이 있어야 된다 해가지고 황해남도에 가 

살았거든요. (사례 4 구술녹취록, 3)

사례 4의 가족은 3년간 황해남도에서 살다가 생활이 너무 열악하

여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다. 사례 4의 고향은 행정구역상 도시에 

속하는 지역이라 농촌에서 전입해 오기는 어려웠지만, 황해남도로 

갈 때 거주 이전을 위한 행정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온 가족이 

다시 돌아올 수 있었다. 

나. 돈을 벌어 친구들과 어울리던 청소년 시절

고향에 돌아온 사례 4는 고급중학교에 입학했다. 사례 4는 나이가 

들면서 몸이 좀 튼튼해지자 학교를 다니면서 여러 가지 노동을 해서 

돈을 벌었다. 통나무를 메다 팔거나 시멘트 나르는 공사 보조를 하

거나 물고기를 잡아서 파는 등 다양한 일을 해보았다. 역전에 기

하다가 자전거로 버스에서 내리는 사람들을 집까지 태워다 주는 일

도 했다. 사례 4의 거주지역은 도시와 인접한 지역이어서 농촌과 

도시를 오가며 할 수 있는 일이 많았다. 그는 학교에 결석하면서 여

러 가지 일을 해서 돈을 벌었다. 그렇게 번 돈은 친구들과 어울리는 

데 쓰기도 하고 부모님께 드리기도 했다. 

갑자기 열다섯 살 잡히면서부터 돈을 많이 쓰거든요. 서로마다, 

여자는 남자에게 남자는 여자에게 잘 보이려면 잘 입어야 되겠죠. 

신발 좋은 거 신어야겠죠. 비싼 담배 피워야 되겠죠. 여자들 화장

해야겠죠. 더 갑자기 돈 쓸 일이 많고. 생일 회식 가야 되겠죠. 가서 

먹어야 되겠죠. 그거 먹자면 체면 있지 계속 얻어먹기만…. 자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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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돈 쓸 일이 많아지는 거예요. 

하니까 자연적으로 생활전선에 뛰어드는 거죠. 학교에 “선생님 저 

오늘 갑자기 배가 아파서 못 나오겠습니다.” “어 그래? 가라.” 배가 

아프긴 뭐 배 아파. 나와서 돈 버는 거죠. 돈 벌어가지고 좀 차면 

아버님 담배 모자라면 담배도 사드리고. (사례 4 구술녹취록, 33) 

 

위의 구술에서 보듯이, 고급중학교 학생 정도 나이가 되면 외모에

도 신경을 쓰고 친구들과 어울려 돈 쓸 일이 많아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소비 여력이 있어야 또래 친구들과 어울릴 수 있다. 사례 4도 

생일모임에 가거나 가끔 친구들과 어울려 식당에도 가기 위해 돈이 

필요했다. 사례 4는 이 돈을 마련하려고 종종 학교를 빠지고 돈을 

벌기 위해 일을 하러 갔다. 

사례 4는 고급중학교를 다니면서 공부를 열심히 했던 기억은 없

다. 그가 학교생활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음악시간에 우연히 드

럼을 배우게 된 것이었다. 그는 어려서부터 손 놀리는 것을 좋아했

는데, 학교에서 김정일 생일을 맞아 공연하는데 타악기 칠 사람이 

없다고 해서 자원해서 배우게 되었다. 그는 북한 학교에서 잠시 배

웠던 드럼을 한국에 와서 계속 배워 교회에서 연주를 하고 있다. 

다. 젠더, 신분, 계층: “농장원의 자식은 죽었다 깨나도 농장원”

사례 4는 농장원의 자녀로서, 졸업 후에는 입 하고 제  후에는 

부모를 따라 농장원이 되는 진로가 이미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공부

를 열심히 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고 졸업장만 받으면 된다고 생각했

다. 그가 진로에 해서 했던 생각은 전기 기술을 조금 배우려는 생

각 정도 고, “특별하게 내가 뭐가 되겠다.”거나 “농촌에서 빠져나가

야 되겠다.”는 생각은 전혀 하지 못했다. 농촌에서 태어난 자신 같은 

청년에게 “인생은 정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는 “미래에 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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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은 가질 수 없었다. 아래 텍스트에서 보듯이 농촌 청년의 진로

가 제약되는 북한의 현실에 해 그는 북한이 조선시 와 다를 바 

없다는 사후적 평가를 내린다. 그러나 이와 같은 비판적 인식은 한

국에 와서 형성된 것일 뿐 북한에서는 그런 생각을 하지 못했다.

옛날 조선시대나 삼국시대나 마찬가지죠. 그저 김정일의 아들은 

무조건 왕이 돼야 하고, 상놈의 자식은 무조건 상놈이 되는 게 바로 

북한 사회거든요. (중략) 아무것도 못 해, 농민의 자식은. 군사복무 싹 

10년 하고 들어와서 다시 싹 농장원이 돼야 하는 거죠. 그렇게 아무런 

희망도 없고 미래도 없고 꿈도 없고. (사례 4 구술녹취록, 10)

농민과 노동자의 경제적 차이는 결혼 후 여성 배우자가 시장과 연

계된 부업을 할 수 있는지에 따라 결정된다. 결혼하면 노동자의 아

내는 ‘부양’ 세 가 되어 국가에서 배치한 공식직장에서 일하지 않고 

시장경제 역에서 돈을 벌 수 있다. 반면, 농민은 결혼해도 부부가 

모두 협동농장에 소속되어 농사를 지어야 하기 때문에 시장과 연계

하여 소득을 창출하기 어렵다. 텃밭에서 키운 채소나 가축 부산물을 

시장에 내다 팔 수 있지만, 땅에 긴박되어 장시간 노동을 해야 하기 

때문에 장사로 돈벌이를 할 시간을 내기 어렵다. 농장원의 생활수준

은 도시 노동자에 훨씬 못 미친다. 농촌 여성의 경우는 농촌 남성보

다 노동자와 결혼하는 것을 선호한다. 그렇지만 결혼을 통해 여성이 

농촌에서 벗어나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이다. 

면담을 진행하는 동안 사례 4는 북한은 계급사회라고 하며 자녀에

게까지 직업이 세습된다는 데 해 강한 불만을 표시하 지만, 북한

에 있을 때는 농장원 출신이라는 신분적 제약에 불만을 표시하지도 

이를 극복하려 애쓰지도 않았다. 그는 자신의 처지를 운명으로 받아

들이고 농장원의 본분을 지키는 것이 국가에 충성하는 길이라고 생



북한 청년의 생애사 Ⅲ

107

각했다. 부모도, 주위 농장원들도 그렇게 살고 있기에 농장원의 자

녀라는 신분이 가져다준 진로의 제약을 체념한 채 받아들 다. 농장

원이 받는 차별을 자각하거나 체제에 한 비판적인 의식을 갖지 못

한 채 “농장원의 본분”을 다하는 것이 국가와 지도자에게 충성하는 

길이라고 생각했다. 

화를 내가지고 바뀌어져요? 임꺽정이처럼 이렇게 행동하면 바뀌

어지겠어요? 아니잖아요. “난 그저 이렇게 태어났으니까 나는 사람

이 아니로구나. 난 그저 농사하는 기계로구나.” 이렇게 생각하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저는. “야, 아무것도 못 하누나. 학도 

못 가고, 취업도 좋은 데 못하고. 그냥 손에서 호미를 놓지 말아야 

되겠구나.” 이걸로 해서 막 스트레스 받고 그저 머리를 찧고 이러지 

않았어요. 그냥 그때는 “아, 이게 그저 농장원의 본분이로구나. 또 

농장원의 본분을 다하는 것이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를 받드는 일이

로구나.”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무슨 그거에 해서 막 이러지 

않았어요. 그만큼 무식했죠. 그만큼 아야 바보 죠. 완전 아무것도 

모르니까. (사례 4 구술녹취록, 41)

라. 속아서 탄 배에서 한 강제노동

사례 4는 고급중학교를 졸업하고 입 하기 직전, 지인의 소개로 

아버지와 함께 고기잡이배를 타게 되었다. 일주일 일하면 100달러

를 주고 휴 전화도 준다는 말에 속아 입  전에 돈이나 좀 벌어보려

는 생각으로 배를 탔다. 작은 고기잡이배에는 전국 각지에서 사례 

4처럼 속아서 온 사람들이 10여 명 타고 있었다. 노동력을 모으는 

중개꾼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고 속여 사람들을 모아온 것이었다. 

사례 4는 평안북도 국경 해안 인근의 섬 부근에서 꽃게잡이 조업을 

했다. 배에서 내릴 수도 없는 상황에서 하루에 두세 시간 자면서 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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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것도 제 로 먹지 못하고 강제노동을 한 것이다. 배에서는 같이 

일하던 두 사람이 탈진 상태로 죽었다.

“야, 거기 나가면 그저 한 일주일이면 100달러 벌 수 있 .” 해가

지고. (중략) “진짜냐?” “일주일만 죽어라 일하면 그렇게 되겠다.” 
해가지고. “야, 너 같이 나가자. 이런 데는 놓치면 안 되지.” 그렇게 

나갔거든요. 나갔다 그저 7월 말까지 한 넉 달동안 노예생활하고 

아무 돈 10원도 못 받아가지고 그냥 거의 죽지 못해 살아가지고 돌

아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봐도 할 수가 없는 게 바다 한가운

데는 지옥이로구나. 거기서 누가 때리면 맞아야지. 저 바다에서 달

아나겠어요? 뛰어내리겠어요? 그렇다고 뭐 주워 먹을 게 있어요? 

배고프다고 여기서는 나가서 구걸이라도 해 먹고, “밥 좀 주세요” 
하고 뭘 주워 먹고. 바다에서 뭐 주면 주는 로 먹고, 때리면 때리

는 로 맞아야 되는 게 바다거든요. (사례 4 구술녹취록, 18-19)

그는 배에 오른 후 “지옥 같은 노예생활”을 넉 달이나 한 후에야 

겨우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노임을 한 푼도 받지 못했지만, 죽지 

않고 살아 돌아온 것에 감사했다. 뼈만 남은 상태가 되어 돌아와서는 

몸을 움직일 수도 없어 석 달간 아버지와 함께 옥수수죽을 끓여 먹으

며 누워지냈다. 그는 배에서 겪은 일을 신고했지만 보안원들은 “아, 

그래요? 수고했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라고 말하는 게 전부 다. 

사례 4는 사람들을 속여 강제노동을 시킨 선주들은 보위부 같은 권력

기관과 연계되어 있어 신고해도 처벌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사례 4는 몸을 추스른 후에 입 하기까지 돈을 벌기 위해 평안남

도의 여러 탄광을 돌며 일공으로 일하기도 했다. 탄광에서도 돈을 

많이 준다고 해서 일했지만, 어느 곳에서도 많아야 몇만 원 정도밖

에는 받지 못했다.  



북한 청년의 생애사 Ⅲ

109

마. 남한이라는 말도 들어본 적이 없었던 청년의 탈북과 남한 생활

고급중학교 졸업 후 입 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했던 사례 4는 

2010년  후반에 입 했다. 경제력과 인맥이 없었던 그는 환경이 열

악한 함경북도 국경 지역의 한 부 에 배치되어 군생활을 시작하 다. 

사례 4는 군 에서 개밥까지 뺏어먹을 정도로 배가 고팠고, 허기진 

채로 계속 근무를 서다 보니 조는 경우도 많아 구타도 자주 발생했다.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되고 2020년 여름에 “모든 부 의 전투력을 

동원하고 무력을 이동해서 국경과 해안을 완전 봉쇄하라.”라는 당국

의 명령이 떨어져 의 인력이 국경 경비를 위해 이동하 다. 사

례 4가 속했던 군 도 국경으로 이동하 다. 사례 4는 국경을 감시

하는 임무를 맡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두만강도 처음 보고 건너편이 

외국이라는 것도 처음 알게 되었다. 코로나로 국경이 폐쇄되면서 군

의 식량 사정은 더욱 안 좋아졌다. 사례 4는 밥도 제 로 못 먹은 

채 하의 날씨에 근무를 서다가 잠이 들어 상관에게 구타를 당했

다. 그는 상관에게 맞섰다가 죽도록 매를 맞았고, 날이 밝으면 상부

에 보고될 것이 두려워 무작정 철조망을 건너 두만강에 들어섰다. 

그는 무사히 강을 건너 러시아 난민수용소에 수용되었다. 

사례 4는 러시아에 도착했을 때만 해도 남한은 “한심한 나라”로 알

고 있었기 때문에 러시아 말을 배워 러시아에서 살 생각이었다. 사례 

4는 북한에서 한국 드라마도 한 번도 보지 못했고 군 의 교양 자료

나 보도에서 한국을 비난하는 내용만 접할 수 있었다. ‘한국’, ‘남한’
이라는 말이 ‘남조선’을 뜻하는 것인지도 몰랐다. “남조선에서 착취와 

억압 속에서 인간 이하의 개 취급을 받다가 죽지 못해 다시 삼팔선을 

넘어 북으로 돌아온 이들”에 한 보도를 많이 접했기 때문에 탈북해서 

한국으로 오는 건 생각도 못했다. 그러나 난민수용소에서 만난 북한 

사람이 휴 전화로 한국에 해 보여준 후 그는 한국행을 선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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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으로 오게 된 사례 4는 하나원을 나와 지역사회에 정착한 후 

바로 안학교에 다니기 시작하 다. 그는 “인생의 전환점”에서 어

떤 선택을 해야 할지 고민하 고, 북한에서 제 로 하지 못했던 공

부를 하는 길을 택했다. 

저희는 북한에서 노예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소중

한 자유인지 너무 잘 알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또 고민이 되더라고

요. 해학적으로 말하면 북한에서는 밥그릇을 놓고 밥이 없어서 뭘 

먹을지, 밥을 놓고 그거 밥알을 세어서 먹었다면 지금은 이만큼 긴 

상에 음식을 한가득 해가지고 한 줄로 놓고 그중에서 어느 하나를 

선택해서 먹으라고 하는데 어느 걸 먹을지 고민하는 그런 상황인 

거죠. (중략) 이게 바로 인생의 전환점이잖아요. 이제 내가 어떤 결

심을 하고 어떻게 내가 발을 어느 쪽에 디디는가에 따라 내 인생의 

완전 전환점이 되고 확 달라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참 고민이죠. 

수많은 직업, 수많은 선택, 수많은 희망 가운데서 어느 하나를 선

택해야 되는데 참, 그게 너무도 손이 떨리고 가슴이 떨리는 거죠. 

(중략) 한민국 학교에서 공부를 마음껏 할 수 있고 마음껏 물어볼 

수 있고, 마음껏 질문할 수 있고, 마음껏 논쟁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너무 감격스러워서 그저 북한에서 못다 한 공부, 지금 나이

가 있지만 늦게나마 좀 실컷 배워보려고요. (사례 4 구술녹취록, 56)

위의 구술과 같이 사례 4는 북한에서는 공부해야 할 나이에 일만 

했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늦은 나이지만 마음껏 공부를 해보고 싶다. 

주어진 경로 로 따라가야 했던 북한에서의 삶과 달리, “수많은 선택”
을 해야 하는 것이 어렵고 고민이 되지만, 자유의 소중함을 잘 알기에 

공부하고 묻고 논쟁하며 길을 찾아가는 지금의 삶이 감격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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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어촌에서 태어나 물질로 집안 생계를 책임졌던 청년: 사례 2

20  초반 남성인 사례 2는 2000년  초반 강원도의 바닷가 마을

에서 태어났다. 노동자 던 아버지는 돈은 잘 벌지 못했고 어머니가 

장사해서 근근이 생계를 유지했다. 아버지는 사례 2가 어릴 때부터 

학교에 다닐 필요가 없다고 하셨고 당원이 되는 것에 해서도 부정

적으로 말씀하셨다. 사례 2는 소학교 때는 공부를 열심히 했으나 학

년이 올라가면서 부모님이 공부에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아 “자립으로 

그냥 쭉 살아왔다.” 중등학교 재학 시기에는 공부에 큰 흥미를 느끼

지는 못했고, 어려운 집안 형편 때문에 학교에서 내라는 걸 잘 내지 

않아 교사의 눈 밖에 나고 맞는 일도 많았지만, 친구들과 사이가 좋

아서 학교생활이 즐거웠다. 사례 2에게 학교는 한마디로 “놀음터”
다. 가방도 안 가지고 학교에 가서 수업 시간에 선생님들을 놀리는 

“망나니짓”을 하고, 수업 중에 창문으로 도망쳐나가 친구들과 과일서

리하고 고기 잡으러 다니면서 재미있게 지냈다. 학창시절 사례 2의 

고민거리는 부모님을 도와서 해야 하는 집안일이 많다는 것이었다. 

어머니가 장마당에 나가 장사를 했기 때문에 염소 풀 먹이는 일을 비

롯한 집안일은 사례 2의 몫이었다. 아버지가 사망한 초급중학교 때 

이후에는 “집안에서 남자가 해야 할 일”을 사례 2가 도맡아서 했다. 

사례 2는 학창시절부터 돈 버는 일에 관심을 가졌다. 초급중학교 

때는 약재로 쓰인다는 거머리를 잡아 팔아서 돈을 벌어 축구공도 사

고 간식도 사먹고 집에 장판도 새로 깔았다. 고급중학교에 다니면서

도 돈을 벌 궁리를 했던 그는 어느 날 친구의 어머니가 “사인 코사인

을 몰라도 장사를 잘해서 잘산다.”라고 말하는 걸 듣고 살아가는 데 

공부가 별로 필요 없다고 깨닫게 된다. 그는 “사회 나가서 살아나갈 

수 있는 걸 찾아야겠다.”는 생각에 물질을 해서 돈을 버는 친구를 

따라다니며 잠수기술을 배웠다. 어머니가 힘들게 시장장사를 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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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는 것보다 자신이 물질로 해산물을 채취해 팔아서 훨씬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자, 사례 2는 학교에 나가지 않고 본격적

으로 돈벌이에 뛰어들었다. 

물질을 하느라 1년 넘게 장기결석을 했는데, 졸업 무렵 학교에서 

졸업장을 받아가라는 연락이 왔다. 졸업 후 진로를 고민하면서 10년

간 군 생활을 하는 게 시간낭비라는 생각을 한 사례 2는 선생님에

게 얘기해서 입 를 피했고, 약간의 뇌물을 주고 조금 편하게 생활

할 수 있는 직장에 배치받았다. 사례 2는 그 직장에서 매월 수익금을 

내고 적만 걸어놓는 ‘8.3 노동자’가 되었다. 

사례 2는 고급중학교 졸업 후에 잠수일을 전문적으로 가르쳐주는 

곳에 가서 전문적인 기술을 배웠다. 고급중학교 때는 산소통과 잠수

복 없이 얕은 바다에 들어가서 개인적으로 수산물을 채취하는 ‘생잠’
을 했는데, 잠수기술을 배운 후에는 잠수복을 입고 배에서 공급해하

는 산소줄을 달고 좀 더 깊은 바다에 들어가는 방식의 잠수를 했다. 

잠수로 채취한 해산물은 중간 상인들이 사가고 수익금을 선주와 나

누는데, 사례 2는 그렇게 해서 한 달에 100달러(80만 원) 정도를 벌

었고, 그중 13만 원을 직장에 납부했다. 사례 2가 본격적으로 잠수

일을 시작하면서 어머니는 장사를 그만두었고, 사례 2가 집안의 생

계를 책임지게 되었다. 숙련도가 높아지면서 점점 벌이가 늘어났고, 

사례 2는 “만 달러 모으는 목표”를 세웠다. 그는 그 시기를 되돌아보

며 “돈에 해서 전심을 다했다.”라고 말했다. 

사례 2가 본격적으로 잠수일을 시작한 지 채 2년도 지나지 않아 

코로나 팬데믹 사태가 발생하 다. 2020년에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

되자 북한 당국은 국경과 해안을 봉쇄하 다. 사례 2가 살았던 지역

에도 해안을 따라 ‘코로나상무’를 배치하여 바닷가에 주민들이 접근

하지 못하도록 경비를 세웠다. 수산물 채취 및 이와 연계된 장사가 

주수입원이었던 지역 주민들은 해안 봉쇄로 생계가 어려워지는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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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에 처했다. 수입원이 완전히 끊겨 가재도구를 내다 팔아 연명하거

나 집을 팔고 거리로 나오는 사람도 생겨났다. 

사례 2도 더는 잠수일을 할 수 없게 되었다. 처음에는 상황이 곧 

호전될 거라고 생각했지만, 사회 분위기가 점점 무거워지고 고난의 

행군 시기보다 더 힘들어질 수 있다는 말도 들려왔다. 사례 2는 몇 

달간 일을 안 하고 집에서 놀면서 지내자니 자신이 뒤처지는 것 같았

고 무기력한 일상에 한 회의감이 들었다. 처음에는 그간 벌어놓은 

돈으로 생활했지만, 돈을 벌지 못하는 상황이 장기화되자 직장에 내

는 8.3 금도 부담스러워져서 돈을 내는 신 직장에 나가기 시작

했다. 직장에서는 돈을 내던 사람이 돈을 안 내고 직장에 나오니까 

없던 일도 만들어서 힘들게 노동을 시켰다. 그는 돈도 안 주면서 일

을 시키는 것에 해 “북한 사회에 한 적응보다 정의가 끓어서” 
왜 이렇게 일을 많이 시키냐고 직장 상사에게 들기도 했다. 

사례 2가 “먹기만 하고 수입을 창출하지 못하게” 되면서 집안의 경제

사정은 점점 안 좋아졌다. 앞이 안 보이는 답답한 상황에서 그는 탈북

과 한국행을 고민하게 된다. 그는 북한에서 암암리에 유통되는 한국 

상품을 통해 한국의 경제적 발전상을 짐작하 고, 금강산 관광이나 개

성공단에 해서도 들은 적이 있었기 때문에 한국에 해 좋은 인상을 

갖고 있었다. 그는 “내 입 하나 더는 게” 남은 식구들에게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탈북을 결심했고, 2021년에 한국으로 오게 되었다. 

사례 2는 구체적인 목표가 없는 상태에서 한국에 왔고, 백지상태

에서 시작해야 하니 처음에는 눈앞이 캄캄하고 불안했다. 일단 공부

를 해보자는 생각으로 탈북민 안학교에 입학했고, 열심히 공부한 

끝에 학에 진학했다. 그는 학 진학 시 북한에서 소속됐던 공식 

일자리와 같은 직종의 전공을 선택하 고, 졸업 후에는 전공 분야의 

기술직에 취업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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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성공하기 위해 군대에서 분투한 청년: 사례 6 

1990년  중반 평안북도 농촌지역에서 외동으로 태어난 사례 6은 

어머니가 농사를 짓고 아버지가 중국과 수업을 하여 생활하 다.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는 집 밖에서 생활하여 세 식구가 함께 지낸 기억

이 거의 없는데, 부모님에 해 기억하거나 말하기를 꺼렸다. 아버지의 

수업에 따라 집안 형편이 크게 좌우되어 쌀밥을 먹기도 했고 배고

픔을 겪기도 했다. 사례 6의 구술에 따르면, 어린 시절부터 초급중학

교를 졸업할 때까지 공부보다 친구들과 산이나 들로 다니며 놀거나, 

농산물을 모으는 등의 일을 해서 돈을 번 경험이 주를 이룬다. 사례 6은 

학교에서 요구하는 각종 명목의 돈을 감당하기가 힘들어 학교에 가는 

신 산에서 나무를 하거나 나물과 열매를 모아 돈을 만드는 일을 주로 

하 다. 적은 돈이라도 생기면 학교에 “바치거나” 먹을 것을 샀다. 

2010년  중반에 초급중학교를 졸업한 사례 6은 부분 친구가 

군  나간다고 하여 자신도 “별 박고 성공하겠다.”는 생각으로 군

에 지원했다. 다른 방식으로 노력해도 크게 될 가능성이 없어서 “별 

달고 쭉쭉 올라가서 큰 간부까지 할 생각을 했다.” 어머니는 반 했

으나 아버지는 말이 없었다. 신체검사를 받은 사례 6은 처음 배치받

은 군부 에서 1년 동안 신병훈련을 받고, 다른 지역으로 배치되어 

군생활을 하 다. 이 시기 군사훈련 외에 나무를 하는 등 돈이 되는 

다양한 일을 했다. “상관이 시키는 걸 잘하고 말 잘 들으면서” 우연히 

친하게 된 친구들과 밥도 나누고 ‘도둑질’도 하여 돈을 벌기도 했다. 

그런데 사례 6이 두 친구와 의리지키며 살자는 취지의 혈서를 쓴 것

이 발각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다. 

뭐 없으면 사주고 배고프면 자기 돈 있으면 자기 돈으로 먼저 사

주고 그렇게 친하게 지내면서리 세 명이서 그러니까 뭐 의리를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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켜서리 살자고, 그래서 그렇게 하자 해가지고 우리 세 명이 혈서를 

써가지고 완전 의형제를 맺자 해가지고 “형제처럼 살자.” 그렇게 

썼어요. (사례 6 녹취록, 23)

심층면담에 따르면 옷에 감춰두었던 “복수전”이라는 글귀의 혈서

가 발각되어 두 친구는 수사 과정에서 사망했고, 사례 6만 살아남았

다. 복수전이란 글을 쓴 이유는 사례 6과 친구들을 괴롭히는 군관들

에게 복수하자는 취지 다. 북한에서는 군 뿐 아니라 일반 사회에

서도 조직을 결성하는 행위를 금하고 있다. 이 일로 사례 6은 다른 

지역으로 조동되었다. 혈서 사건으로 더는 군 에서 승진하기 힘들

다고 생각한 사례 6은 “돈으로 살아가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부

원을 동원하여 주변 지역에서 돈을 벌어오는 등 적극적으로 생활했

다. 그는 각종 노역을 해주며 좋은 관계를 유지하던 부  근처 리당

비서의 지원으로 장사하기 쉬운 곳으로 가기 위해 각종 뇌물을 썼

다. 이듬해에 사례 6은 또 다른 지역의 부 로 이동한 후 운전사가 

되어 편안히 돈도 벌면서 2년 이상 군사복무를 했다.

사례 6은 2010년  말에 차 부속품도 구할 겸 집으로 왔다가 먼저 

탈북한 아버지와 선이 닿아서 한국으로 오게 되었다. 사례 6은 아버

지가 탈북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어차피 살기 힘들 것으로 생각하

여 주변 친척들과 함께 강을 건넜다. 그는 한국에 도착하여 아버지

를 만났고, 지금은 강원도에서 특산물 농사를 하는 등 빨리 돈을 벌

고 성공하기 위해 각 지역을 다니며 일하고 있다.

심층면담을 통해 사례 6은 2010년  중반부터 7년간 군 생활을 했

던 세 지역에서의 경험을 압축적으로 소개했지만, 그 이전 생활에 

해서는 생략하거나 잘 기억하지 못할 만큼 군인으로서의 경험이 압도

적이었다. 혈서 사건으로 인한 충격도 상당히 컸던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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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사례 4, 사례 2, 사례 6은 북한의 농촌

과 어촌 출신의 가난하고 미래에 해 꿈을 꾸는 것이 불가능했던 

20  남성들의 삶을 보여준다. 세 사람은 1990년  후반에서 2000

년  초반 사이에 태어나서 고난의 행군 이후 학교생활을 하 지만 

경제적으로 힘들고 공부를 한다고 해서 미래가 바뀌지 않는다고 생

각해 학교를 제 로 다니지 않았다. 부모가 가난했고 권력이 없었기

에 자녀들의 방패막이나 힘이 되어주지 못해 학교에서는 교사에게 

차별을 받았고, 학교를 빠지면서 일찌감치 돈벌이에 뛰어들었다. 사

례 4의 경우는 도시에 가까운 농촌임에도 한국 드라마나 외부 정

보에 노출될 일이 없어 한국에 해 전혀 몰랐고 북한 사회에서 본인

이 받은 우가 불합리하다는 생각도 못한 채 배운 로 충성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군 에서 사고가 발생하여 북한을 어쩔 수 

없이 떠나게 되면서 한국행을 택한 사례이다. 반면, 사례 2의 경우

는 한국 드라마를 몰래 보는 것이 취미생활이었고 아버지가 국가에 

충성할 필요가 없다고 알려주어 일찌감치 북한 사회에서 돈벌이로 

삶을 개척하고자 하 다. 코로나로 생활이 어려워지자 남한행을 혼

자 결심하여 감행하 다. 이 두 사례의 비교를 통해 부수입을 올릴 

방도가 없이 농장에 매여 있어야 하는 농촌 청년들은 더욱 열악한 

상황에 처해있음을 파악할 수 있고, 외부 정보와 부모의 향이 국

가에 한 충성심에 미치는 향이 절 적임을 알 수 있다. 사례 6은 

하층 계급 청년이 군인으로 성공하기 위해 분투한 경험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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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더 편하고 전망 좋은 사업을 계획하던 사진현상공: 사례 14 

가. 고지식한 교사 집안의 둘째 딸

2000년  초반 함경북도 접경지역의 도시에서 태어난 사례 14는 

교사인 아버지와 집안 살림을 위해 장사를 했던 어머니, 언니와 생

활하며 어린 시절을 보냈다. 고난의 행군이 이어지던 당시 집안의 

형편은 상당히 어려웠다. 어머니가 생계를 유지하려고 이곳저곳을 

다니며 장사했기 때문에, 사례 14는 유년 시절에 어머니와 함께 지

낸 기억이 거의 없다. 교사 던 아버지가 질병을 얻게 되자 집안 살

림이 더욱 어려워졌다. 당시 북한의 교사들은 배급이 끊어져 자력으

로 생활을 유지하며 학교에 출근해야 했으므로 어머니가 장사와 텃

밭 농사로 네 식구의 생계를 유지해야만 했다. 어머니는 남편의 병

간호까지 해야 하는 상황이 되자 2000년  중반에 국경을 넘었다. 

당시 사례 14는 “멀리 돈 벌러 간다.”고 했던 어머니의 말로 어머니

가 중국에 갔을 거라고 막연히 짐작했다. 사례 14의 어머니는 자신

과 가족의 생존을 위해 ‘비법’으로 국경을 넘는 선택을 한 것으로 보

인다. 당시 나이가 어렸던 사례 14는 어머니를 말릴 수는 없었지만, 

자신을 두고 떠난 어머니를 원망하는 마음이 있었다고 회고했다.

어머니가 탈북한 후 당시 10  후반이었던 언니가 어머니를 신

하여 가정생활을 꾸리고 구술자를 보살폈다. 언니는 집 근처의 탄광

회사 소속 노동자로 탄광 일을 하면서 텃밭 농사와 작은 장사를 병행

하여 식구들의 생계를 이어갔다. 구술자의 기억 속에 아버지는 학교

와 당에 헌신하는 모습과 가족의 생계를 돌보지 않는 무능하고 나쁜 

모습으로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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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아버지는 물리를 가르치시긴 했었거든요. 근데 집안에서는 

정말 그 가장으로서는 정말 최악의 아버지셨지만, 아버지만의 인생

을 봤을 때는, 사회적으로 봤을 때는 존경받는 분이었던 것 같아요. 

학교생활에 충실하셨고, 조금 학교생활에 헌신을 하셨던 것 같아

요. (사례 14 구술녹취록, 3)

위의 텍스트에서 사례 14는 ‘최악’의 아버지와 ‘헌신’하는 아버지

의 비되는 모습을 그리고 있다. 집안에서 아버지는 거의 말이 없

는 편이었다. 한편으로 주말이라도 학교에 일이 생기면 “궂은 일 마

른 일 안 가리고” 학교 일을 해서 신뢰와 존경을 받는 교사 다. 다

른 한편 가장으로서 집안을 이끌고 자녀들을 위해 생계를 돌보는 역

할에는 신경 쓰지 않았고, “주어진 로” 살아가려는 태도로 살았다. 

사례 14는 2000년  후반 소학교에 입학하여 학교 수업을 받고 

친구들과 줄넘기, 땅따먹기, 축구 등을 하면서 평범한 학교생활을 

했다. 그러나 어머니가 없다는 사실 때문에 학교에서 무언가를 하고 

싶을 때도 선뜻 나서지 못하고 위축감을 느꼈다.

 

저는 이제 엄마가 없었지만, 그때 어린 마음에는 그게 좀 컸었던 

것 같아요. 엄마가 없다는 것만으로 그냥 조금 뭐. 아예 엄마가 돌

아가셨으면 엄마가 돌아가셨다라고 말을 할 수 있을 텐데, 불법적

인 일로 이제 중국에 간 건 어차피 그, 거기 있을 때는 인식이 그렇

게 좋지는 않은 시선이니까 그렇게 당당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사례 14 구술녹취록, 5)

엄마 없는 아이라는 사실만이 아니라, 사회에서 비난하는 ‘불법행

위’를 한 어머니의 딸이라는 사실을 강하게 인식하며 스스로 당당하

지 못하다는 느낌을 받았다. 학교에서 반장 등 학급 임원을 하고 싶

은 마음이 있어도 자신은 떳떳하게 나설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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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인생의 터널’을 지나 사회활동을 준비하기 

사례 14가 집 근처의 중학교에 입학하고 얼마 되지 않아 어머니가 

중국에서 북송되어 집으로 돌아왔다. 살던 동네에서 어머니의 탈북

과 교도소 생활이 공공연히 알려지는 등 곤란한 상황이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사례 14는 이 시기를 모처럼 어머니와 한집에서 살게 

된 시기로 기억한다. 특히 어머니가 자신의 생일상을 차려준 것을 

행복했던 기억으로 회상하 다.

제한된 조건과 감시까지 받는 답답한 환경에서 ‘전화 브로커’ 일을 

하던 어머니는 2010년  초반에 하던 일이 보위부에 발각되어 큰 처

벌을 받게 될 상황이 되자 재탈북을 감행하여 한국으로 간다. 함께 

산 지 1년 만에 다시 어머니가 사라진 상황에서 언니마저 결혼하여 

집을 떠나게 된다. 당시 고급중학교에 입학했던 사례 14는 갑자기 아

버지와 단둘이 생활하면서 집안 살림을 혼자 챙겨야 하는 상황이 되

었다. 구술자는 이 시기를 “많이 힘들고 당황하고, 지금 생각해도 눈

물밖에 안 나왔던 것 같은” 인생의 “제일 큰 터널”로 기억하고 있다. 

아버지랑 둘이 살게 됐는데, 그때 좀 가장 힘들었고, 가장 성장

할 수 있는 시기 던 것 같아요. 아버지는 여전히 이제 학교만 다니

셨고, 교사다 보니까. 그러고 언니가, 엄마가 하던 가정 살림을 언

니가 도맡아 했었는데, 그때 언니마저도 결혼을 하게 돼서 그 이후

에는 제가 감당을 하게 됐어요. 그때가 15살이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인생이 제일 큰 약간 터널, 그런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때 

좀 많이 힘들고 당황하고. 정말 지금 생각해도 눈물밖에 안 나왔던 

것 같은데, 그래도 그런 시기가 있어서 지금은 잘 성장한 것 같아

요. (사례 14 구술녹취록,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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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가 재탈북한 지 1년 후에 아버지는 동네의 한 여성과 재혼

하 다. 남편이 술을 마시고 가족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일이 반복

되자 자녀들을 데리고 따로 살고 있던 여성이었다. 사례 14는 어머

니가 한국으로 가신 마당에 아버지가 평생 혼자 지내는 것도 불행이

고, 그렇다고 자신이 평생 아버지의 생활을 책임질 수도 없었기 때

문에 적극적으로 재혼을 권했다. 아버지는 어머니와 공식적으로 이

혼이 되었으나, 새어머니는 법적으로 이혼 처리가 되지 않은 상태로 

아버지와 살림을 합쳐 생활하는 방식의 가족 재구성이 이루어졌다. 

새어머니는 “사람이 기본적으로 가져야 되는 인성”을 가르쳐주고 사

례 14를 “잘 이끌어 주면서” 어머니의 빈자리를 메워주었다. 사례 14

는 새어머니가 정이 많고 어려움을 “ 담하게 잘 헤쳐나가는 단하

신 분”이라면서, 자신이 살아오면서 만났던 ‘어른들’ 중에서 새어머

니를 제일 존경한다고 했다. 

사례 분석에 따르면 이 시기 한국으로 간 어머니가 사례 14에게 

연락하고, 경제적 지원을 시작하 다. 사례 14는 이후 50만 원 정도

씩을 1년에 3-4회 브로커를 통해서 받고 어머니와 통화를 하기도 

했다. 사례 14에 따르면 이후부터 생활에 큰 어려움이 없었다고 한

다. 어머니의 빈 자리를 새어머니가 신하고, 어머니가 송금하는 

돈으로 경제 상황이 호전되면서 사례 14는 유년시절의 어두운 터널

에서 빠져나오게 된다. 

고급중학교 고학년으로 진급하면서 어머니의 부재로 인한 위축감

은 덜 느끼게 되었고, 친구들과 잘 어울려 지냈다. 공부를 잘하는 

축은 아니었지만, 공부를 안 하고 놀지는 않았다. 사례 14는 특히 

컴퓨터 관련 수업에 관심이 많았다. ‘정보기술’ 과목 교과서 수준이 

꽤 높은 편이어서 다수 학생들은 수업을 이해하기 어려워서 관심

이 없었지만, 사례 14는 열심히 수업에 참여했다. 그뿐만 아니라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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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에서 운 하는 컴퓨터 소조에 참가하여 워드, 엑셀, 포토샵 등 응

용프로그램 사용법과 기초적인 코딩을 배웠다. 이때 기초를 익힌 컴

퓨터와 사진 활용 기술은 졸업 후 사진관에 취업하는 과정에서 결정

적인 장점으로 작용했다. 

사례 14는 고급중학교 생활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로 근위  훈

련과 농촌동원을 꼽았는데, 농촌동원 가서 일하는 게 힘들기는 했지

만 그를 통해 생활력을 키우기도 하고 친구들과 협력하여 힘든 고비

를 이겨내면서 자신이 “좀 더 성숙된 모습”이 된다는 것을 느꼈다. 

‘역경 극복을 통해 성장한 청년’이라는 서사는 사례 14의 구술 곳곳에 

등장한다. 앞의 인용문에서 어머니와 언니가 모두 떠나고 “학교만 

다니는 아버지”와 단둘이 살게 된 ‘터널’ 같은 시기가 있어서 “지금은 

잘 성장했다.”는 구술에서도 사례 14가 자신의 생애를 바라보는 관

점이 일관되게 드러난다. 

아버지가 재혼한 후 사례 14는 의사 던 외삼촌의 집을 오가며 생

활했다. 병에 걸린 외삼촌에게 주사를 놓는 등의 간호를 하면서 사

촌언니와 한국 드라마를 보거나 사진 찍는 취미를 공유했다. 이후 

사진기로 친구들의 생일잔치나 놀러 다니는 사진을 찍어주는 등의 

활동을 하면서 사진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고급중학교에 다닐 때 

사례 14는 한 남학생과 사귀기도 했으나 그의 군  입 를 계기로 

헤어졌다. 

사례 분석에 따르면, 이 시기에 사촌언니가 어린 조카를 두고 탈

북하여 한국으로 가자 구술자는 언니를 신하여 조카를 돌보기 시

작했다. 전반적으로 한국의 어머니와 연락되기 시작한 2010년  중

반부터 아버지의 재혼 등 사례 14의 가족관계가 크게 변화하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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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사진현상공의 인생 계획과 탈북 

고급중학교 졸업 후 사례 14는 “뇌물을 주고” 편의관리소 소속의 

한 사진관에 사진현상공으로 취업하 다. 사례 14는 학을 가고 싶

다는 생각도 했지만, 어머니가 탈북했다는 사실 때문에 “토 가 안 

돼서” 학 진학에 지장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학에 

갈 정도로 열심히 공부하지는 않았다. 다른 탈북민들의 증언을 교차 

분석해보면, 부모가 탈북한 경우 학 진학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고 

실제로 학에 진학한 사례도 적지 않다. 그러나 성적뿐 아니라 ‘성
분’으로 표되는 가정배경이 학 입학에서 중요한 고려사항이 되

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어머니의 탈북으로 자신이 학에 진학하

여 “사회를 이끌어가도록 성장할 사람들” 열에 낄 수는 없을 것이

라는 우려로 사례 14는 학 진학이라는 진로기 를 일찌감치 내려

놓은 것으로 보인다. 

당시 ‘전민복무제’가 실시되어 남학생뿐 아니라 여학생들도 고급중

학교 졸업 후 군에 입 하도록 독려받았다. 사례 14가 다녔던 고급중

학교에서 당시 졸업한 여학생의 25% 정도가 입 했다. 입 하려면 

교사의 추천서가 필요한데, 입 를 희망하지 않는 여학생들은 키가 

작다거나 몸이 약하다는 이유를 들어 직장배치를 선택했다. 사례 14

도 이 경우에 해당했다. 사진현상공은 여성의 일자리 중에서 개인이 

운 하는 상점에서 돈도 벌 수 있는 자리 으므로 쉽게 갈 수 있는 

곳은 아니었다. 아버지와 재혼한 새어머니가 인민위원회의 인력배치 

담당자와 친분이 있어서 뇌물을 전달하고 취업이 성사되었다. 

사진관 일은 손님이 가져온 사진 수에 따라 이윤이 생기고, 월별

로 책임자가 현상공에게 기본급과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운

되었다. 그런데 기본급은 사실상 사진관에 낼 돈과 지원금 등으로 

지출되므로, 현상공의 경우 직접 사진을 찍고 현상을 해서 추가 수



북한 청년의 생애사 Ⅲ

123

익을 올리기를 원한다. 하루 8시간씩 주당 6일 근무에 한 기본급

과 위탁받은 사진현상 작업에 한 인센티브를 받고, 자기 손님 촬

과 사진현상으로 인한 수입은 온전한 자기 수입이 되는 구조 다. 

사례 14가 처음 일했던 사진관 주변에 수해가 나서 새로 조성된 

아파트 단지의 사진관으로 옮기게 되었는데, 예상과 달리 조용하고 

사람들의 발길이 많지 않아 수익을 올릴 수 없었다. 빨리 돈을 벌고 

싶었던 사례 14는 취업한 지 1년 후 시내의 번창한 사진관으로 옮기

기 위해 편의관리소 관리인에게 제안을 했다. 기관 ‧ 기업소마다 할

당되는 돌격노동 동원을 기피하는 분위기에서 사례 14가 이를 자원

해서 갔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래서 이제 기업소에, 지배인한테 제안을 했어요. 저도 이제 새

로운, 조금 잘되는 사진관에 가고 싶다고 얘기를 했더니, 그런데 이

유 없이 갈 수는 없잖아요. 거기도 T/O가 다 차 있을 테고. 근데 그, 

저기는 청년돌격대라는 게 있어요. 삼지연 건설하고 막 이런 데. 

그래서 “거기에 한번 제가 거기 갔다 올 테니까, 그러면 갔다 오면 

이제 시내에 있는 사진관을 보내주세요.”라고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보내줄게.”라고 해서 거기에 이제 돌격  생활을 한 달 반 정도 하고 

왔어요. 거의 두 달 하고 오고, 그러고 제가 원하는 이제 사진관에 

가게 됐어요. (사례 14 구술녹취록, 17)

 

좀 더 많은 돈을 벌어서 생활기반을 마련하고자 청년돌격 에 자

원했지만, 사례 14는 새벽 5시 반에 일어나 철거 현장에서 집을 부수

는 등의 육체노동을 하면서 기름 한 방울 없는 국물에 밥을 먹는 “상
상을 초월하는” 생활을 견뎌야 했다. 청년돌격 에서 돌아와 새로 

옮겨온 사진관에서 사례 14는 개인 손님들도 확보하면서 생활의 기

반을 마련하 다. 사진관을 운 하는 사장은 여성이었고, 직원 몇 

명이 함께 일했다. 근무시간이 일정하게 정해져 있고, 주말이나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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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 등 사진 찍는 손님들이 많은 날에는 쉬지 못하고 근무해야 했지

만, 근무일에도 손님이 없을 때는 근무시간을 조금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었다. 

근데 그게 주말이 없어요, 저희는. 명절도 없고. 어, 왜냐면은 

즐거운 날에 사진 찍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말이거나 명절이거나 

이러면 또 사진들을 많이 찍어서, 저희는 그날이 이제 근무하는 날

이고. 여느 날에 “내가 볼일이 있어요.” 이러면서 갔다 오거나 자유

롭게 하는 편이었어요, 그런 거는. 이제 바쁜 날들이 있죠. 명절이

라거나, 제 손님인데 이제 좀 많다 이러면은 있고, 안 그러면 제가 

오늘 시장을 가가지고 뭐 살 거 있어서 가고 싶으면 가고, 빨리 퇴

근하고 싶으면 좀 가는 편이고. (사례 14 구술녹취록, 43)

탈북으로 직장을 그만둘 때까지 2년 동안 사례 14는 매월 약 10만 

원 정도의 기본급과 현상작업량에 따른 추가 인센티브를 받았고, 본

인이 별도로 사진을 찍어서 그 이상의 개인 수입을 챙겼다. 기본급

은 기업소에 내는 돈과 각종 지원금으로 지출하 고, 기본급 이상의 

인센티브와 개인 수입으로 비싼 옷을 사는 것은 힘들지만, 보통 먹

고사는 등의 생활을 하기에 부족함은 없었다. 당시 다른 사람들의 

월급이 몇천 원 혹은 몇만 원에 불과했으므로 이들과 비교하여 상당

히 잘 버는 편이라고 생각하고 만족스럽다고 느꼈다. 사례 14의 임

금과 인센티브를 합한 월 20만-30만 원 정도 소득은 중하층 가구의 

한 달 생활비 정도에 해당하는 돈으로, 미혼여성인 사례 14로서는 

적지 않은 금액이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장사가 잘되는 사진관에서 개인 손님도 다수 확보하여 생활 터전

을 마련해가던 사례 14는 직접 디지털 기술의 발전 양상을 경험하면

서 촬 과 사진현상만으로는 발전이 어렵다고 생각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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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다음에 뭐 사진이라는 게, 이게 지금 디지털이 계속 발전을 하

면서, 그때 핸드폰도 계속 많이 나오고 있어서 사진사를 원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내가 사진을 찍지만, 결혼식은 또 

다 하잖아요. 결혼식이나 환갑이나 다 하니, 그때 상차림을 해요. 

거기서는 뭐 꽃으로 세팅을 하거나 뭐 이런 것들을 또 하는 부분들

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같이 배워서 내가 그 모든 거를 다 

같이 하면은 한 번 해도 또 수익이 훨씬 많이 올라가니까 그런 기술

들을 조금 더 터득하려고 했었고. 그리고 길거리마다 이제 매점같이 

약간 생기는 추세 어요. 그거를 이제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허가받

아서 할 수 있는 거라서 그것도 같이 하고. 이렇게 하면 꽤 많이, 

그래도 탄탄하게 조금 앞으로도 계속 꾸준히 수입이 있을 것 같고, 

살아가는 길에는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그때 당시는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계획들을 세워놓고 있었어요. (사례 14 구술

녹취록, 47)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에서도 국 상점뿐 아니라 개인이 상점 운

권을 얻어서 상점을 운 할 가능성이 확 되었다. 사례 14는 사진

뿐 아니라 웨딩 관련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를 운 하고 싶었

다. 국가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돈과 약간의 운  자금을 가지고 

있으면 서비스업체를 차리고 직원을 채용하여 다양한 사업으로 수

익을 낼 수 있다고 판단하 다. 

당시 분위기로는 여성이 20  중반이 되면 결혼이 늦었다고 생각

하는 분위기 는데 사례 14는 “왜 그렇게 일찍 결혼하지? 내 삶이 

없어지는데.”라고 생각하 다. 내심 혼자만의 젊은 시절을 많이 즐

기고 20  후반에 결혼을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사례 14는 이와 같이 직업과 결혼에 한 나름의 계획이 있으면서

도, 다른 한편으로는 어머니와 사촌언니가 있는 한국에 가는 것도 

삶의 선택지의 하나로 생각하고 있었다. 그는 수년 전부터 한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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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착한 어머니와 연락하며 경제적 지원을 받았는데, 어머니는 연락

할 때마다 한국행을 권했다. 사촌언니가 갓난아기 때 두고 간 조카

를 보살피면서 어머니의 심정을 이해하고 “이제 엄마 곁으로 빨리 

가야겠다.”는 생각을 다지게 되었다. 그는 “언제 갈지는 모르지만 언

젠가는 갈 거다.”라고 생각하면서 주변의 감시를 피할 수 있는 안전

한 조건과 시기를 기다렸다. 무엇보다 한국의 어머니가 가능하면 빨

리 한국으로 오라고 했다. 사례 14는 2019년 중국으로 건너간 후 어

머니에게 연락하 다. 

한국 시민이 된 사례 14는 안학교에 다니며 학입시를 준비하

여 현재 학교에 재학 중이다. 북한에서 살 때 한국 드라마를 본 

적이 있고 어머니와 종종 연락했지만, 한국 생활에 해 자세한 얘

기를 듣지는 못했다. 한국에 해 가지고 있었던 정보는 “북한보다

는 훨씬 잘산다.”는 정도 다. 한국에 와서 또래 청년들을 접해보니 

북한 청년들과 “마인드가 별로 다르지 않다”고 느낀다. 남북한의 환

경이 다르기는 하지만, 남한 청년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을 북한 청년

들도 원하고 있고 북한 사회의 환경에 맞게 해나가고 있다고 판단한

다. 다만, 북한 청년들은 고급중학교를 졸업한 후 직업을 갖게 되면 

“조금 커리어 세우고 좀 더 돈 많이 버는 데” 관심을 두는 정도인 

데 비해, 한국 청년들은 좀 더 “치열하고 절박하고” 할 일이 많고 그

만큼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다. 그렇지만 “노력한 만큼 성과를 거둘 

수 있고” “선택할 수 있는 길”이 많고 “자유로운” 것이 한국 사회의 

장점이라고 생각한다. 사례 14는 현재 학에서 공학을 전공하고 있

고, 학 졸업 후 해당 분야에 취업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사례 14의 생애경험은 2000년  초반 지방 도시의 중하층 계층에

서 태어난 여성이 사회경제적 자원이 제한된 조건 속에서 자신의 진

로를 적극적으로 개발해 온 과정을 보여준다. 특히 김정은 집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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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정보화와 시장경제 확 로 인한 직업세계의 변화 속에서 적극적

으로 자신의 진로를 개척해가는 청년들의 모습을 엿볼 수 있다는 점

에서 주목할 만하다. 사례 14가 탈북 이전 시기에 고민한 두 가지 

상반된 생애 계획(북한에서 살면서 직업경력을 개발하고 사업을 일

으켜 성공하는 것과 탈북하여 남한에 가서 어머니와 함께 살면서 새

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은 모두 “내 삶을 더 잘 살아가려는” 목표 속

에서 진행된 것이었기에 공존할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 

6. 결혼해서 ‘부양’으로 지내다 상점을 낸 기혼 여성: 사례 15

가. “깐지게” 살았지만 권력이 없었던 부모 밑에서의 삶

사례 15는 1980년  중반 자강도의 광산 지역에서 태어났다. 사례 

15의 어머니는 농장원의 딸이었는데 노동자인 아버지와 결혼하여 

“계급을 바꿨다.” 부모님은 모두 노동자 지만 물자와 돈을 다루는 

일을 했고 “깐지게” 살았기 때문에 고난의 행군 시기에도 굶거나 죽을 

먹어본 적이 없었고 경제적으로 여유있게 살았다. 사례 15는 어린 

시절에 행복하게 자랐다고 회상한다. 

어머니는 자녀교육에도 열심이어서 운동회 때면 담임선생님뿐 아

니라 다른 교직원들의 도시락까지 싸가지고 학교에 왔다. 어머니의 열성 

덕분에 사례 15는 학교에서 임원을 하면서 교사의 관심을 받고 생활했

다. 부모님이 사례 15에게 공부하라고 잔소리를 하거나 시험점수를 확

인하는 일은 없었지만 사례 15는 학교에서 나름 로 열심히 공부했다. 

사례 15는 고된 노동을 하는 직업이 아니라 “깨끗하고 돈이 생기

는” 직업을 갖고 싶었다. 예를 들면 어머니가 했던 회계원 같은 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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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그런 것이었다. 그는 어머니가 그랬던 것처럼 노동현장에 나가지 

않고 편하게 일하면서 돈도 벌고 자녀도 키울 수 있는 직업이라고 

생각해서 어려서부터 회계원을 직업으로 선택하고 싶었다. 회계원

이 되려면 재정전문학교에 진학해야 하는데, 재정전문학교 입학시

험을 볼 수 있는 할당이 학교에 한 개밖에 내려오지 않았다. 재정전

문학교 입시 자격은 다른 학생에게 부여되었다. 부모님은 열심히 살

았지만 “지반을 닦을 능력”은 없어서 사례 15가 원하는 진로를 개척

하는 데 결정적인 도움을 주지는 못했다. 그는 “그래도 자격증 하나

는 쥐고 있어야 한다.”는 부모님의 권유로 의학전문학교에 진학하

다. 졸업 후 병원에 배치돼도 병원의 공식적인 업무로는 돈을 벌기 

어려운 상황에서 사례 15는 낙태 등 비합법적으로 돈을 벌 수 있는 

조산원 일을 할 수 있는 산부인과를 전공했다. 전문학교 졸업 후 산

부인과에 배치되기를 원했지만 경쟁이 치열했다. 부모님은 인맥과 

경제력을 동원해 사례 15를 원하는 자리에 배치받도록 할 만한 능력

이 없었고, 그는 인기 없는 수술장 간호사로 배치받게 되었다.  

사례 15는 용돈도 못 되는 수준의 임금 이외에는 별도 소득이 없

는 수술장 간호사로 일하면서 어머니가 해주는 밥을 먹고 부모님이 

사주는 옷을 입고 직장에 다녔고, 용돈도 부모님에게 받아서 썼다. 

부모님은 은퇴 후 집에서 돼지를 키우며 곡주를 만들어 팔아 생활하

다. 춘궁기에 식량을 빌려주고 가을에 이자를 많이 붙여 되돌려받

는 ‘식량 고리 ’도 하 다. 북한에서는 배급을 주는 직장이 드물고 

임금은 쌀 몇 킬로그램 가격에 불과한 수준이기 때문에 경제적 여유

가 있는 부모는 미혼의 자녀가 학업을 마치고 직장생활을 하는 동안

에도 경제적 지원을 해주는 경우가 많은데, 사례 15도 결혼하기 전

까지 6년간 부모 그늘에서 “편하게” 직장생활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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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술자: 여기하고 틀린 게 아가씨 때 돈을 벌어야 된다 이런 것

보다 부모한테 있을 때는 그냥 부모가 해주는 로, 부

모의 생활방식 로 같이 사는 거예요. 일단 출가해서부

터 자기가 생활을 꾸리는 거거든요. 어떤 부모님들은 자

녀가 출가해서도 한 몇 년은 살림을 돌봐줘요. 

연구자: 그럼 전문  3년까지 공부시키고 간호사 돼서 왔는데도 

밥 먹여주고 생활을 도와주나요? 

구술자: 그게 응당한 거예요, 그냥. (사례 15 구술녹취록, 42)

그는 당시에 자신은 돈을 벌어서 “가족을 먹여 살려야 된다는 자각”
이 없었다고 회고했다. 편하게 직장만 다니면 된다는 생각으로 간호사 

생활을 했고, 결혼해서 살림하면서부터는 “직업을 때려치웠다.”

나. 권력이 없는 집안끼리의 결혼 

결혼적령기가 된 사례 15는 남편감을 만나기 위해 주위의 소개를 

받아 선을 많이 봤다. 아버지가 “가정일이나 애들 일이나 모든 부분

에서 자기가 다 뭐든 하려고 하고 배려심이 많은 분”이었기 때문에 

사례 15는 아버지같이 가정에 충실한 사람을 만나 결혼하는 게 소원이

었다. 배우자로 선호했던 조건을 사례 15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아빠같이 인자하고 잘해주는 사람, 가정에 충실한 사람 만났으

면 좋겠다 하는 그런 게 있었어요. 아무리 학 나오고 똑똑하고 

당원이고 직업이 좋다고 할지라도 가정에 충실하지 못한 남편은… 
되게 불행하잖아요. 저희가 어릴 때랑 행복하게 살은 게 저는 아빠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엄마의 모든 빈구석을 아빠가 다 채워

줬거든요. 엄마가 회계 부기라는 게 되게 바쁜 직업이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 해서 아빠가 많이 이해를 해주시고 많이 챙겨주시고. 

(사례 15 구술녹취록,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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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15는 지인 소개로 남편을 만나 결혼하 다. 남편은 원래 평

양 출신인데, 부모님이 문제가 생겨서 평양에서 추방당하는 바람에 

사례 15가 살던 지역 가까이에서 살고 있었다. 남편은 학을 나오

지는 않았지만 머리가 좋은 사람이었다. 그는 국내에서 ‘외화원천’을 

모아 중국에 수출하는 무역일을 했다. 사례 15는 결혼하면서 직장을 

그만두었다. 간호사는 별다른 보수도 없이 종일 병원에 매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거의 부분 간호사들은 결혼하면 병원일을 그만두고 

장사를 하든지 돈을 벌 수 있는 직장으로 이직한다. 사례 15는 직장

을 그만두고 집에서 닭, 돼지, 개 등 가축을 기르면서 남편이 벌어오

는 돈으로 생활하고 자녀를 양육했다. 그러다가 무역일을 하던 남편

이 단속에 걸려 처벌을 받게 되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남편이] 무역 그런 거로 했는데 그런 거를 하는 사람들은 거기다 

한쪽 다리를…. 저승길이라고 하나, 그런 데다 발 한쪽을 들여놓고 

산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왜? 불법 비법이 꼭 따라야 되고, 만약에 

돈을 좀 잘 번다고 하면은 무조건 법이 붙어요. 그 사람한테 죄를 

뒤집어씌우는 거죠. 그냥 만들면 만드는 거예요, 거기는. 여기처럼 

딱 증거가…. 이 사람이 분명 사람 죽인 거 같고, 이 사람이 분명 

불법한 거 같은데 증거가 없으면 못 잡아들이잖아요. 그런 법이 아

니에요, 거기는. 사람을 데려다 앉혀놓고 죄를 뒤집어씌우는 그런 

데니까. 부모님들이 힘이 없으면 아무리 본인이 똑똑하고 능력이 

있어도 솟구치지 못하는 거예요. (사례 15 구술녹취록, 21)

위의 구술에 따르면, 북한에서 무역일을 하는 사람들은 돈은 잘 

벌지만, 돈을 벌려면 불법행위를 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늘 법적 

처벌의 위험을 안고 있다. 사례 15는 이런 상황을 “저승길에 발 한쪽

을 들여놓고 일을 하는 것”이라 말했다. 돈을 잘 벌게 되면 견제하는 

세력도 생기고, 뇌물을 받고자 협박하는 이들도 있어 무역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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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은 불법행위에 해 처벌을 받거나 죄를 뒤집어쓸 가능성이 높다

는 뜻이다. 사례 15에 따르면, 그의 남편도 돈을 좀 잘 벌게 되니 

모략을 당해 법적 처벌을 받게 되었다. 사례 15는 북한에서는 아무

리 본인이 똑똑하고 능력이 있어도 부모가 힘이 없으면 성공하기 어

렵다고 말한다.

다. 남들보다 앞선 상점 운영

남편이 감옥에 간 후, 사례 15는 남편을 신해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게 되었다. 그는 2010년  중반에 시장에서 식료품 장사를 시

작했다. 당시 기혼여성이라도 45세 미만의 젊은 여성들은 시장에 나

와 앉아 장사하는 것을 금지했기 때문에 사례 15는 어머니 이름으로 

매  허가를 받아 시장에서 장사했지만, 검열을 피해 장사하는 일이 

수월하지는 않았다. 계속 장사하려면 관리소장과 안전원을 비롯한 

각종 단속요원에게 뇌물을 줘야 했다. 사례 15는 나이 제한이 없고 

좀 더 수월하게 할 수 있는 일을 찾다가 2010년  중반에 시장 매

장사를 그만두고 상점 운 을 시작하 다.

상점은 국가로부터 상점 운  승인을 받은 상점의 소유주인 기관이

나 기업소, 상점 책임자가 실제로 상점을 운 할 상인에게 운 권을 

불하해주고 매월 일정한 수익금을 받는 방식으로 운 된다. 상점은 

2010년  중반 이후 크게 유행하게 되었는데, 사례 15는 상점 운 에 

한 선호도가 높아지기 전에 남들보다 조금 일찍 상점일을 시작했다.  

시장보다 상점을 하려고 하는 그 선호도가 엄청 높아졌어요. 편

하거든요. 그리고 상품을 진열해놓고 사람 오면 팔 수 있고. 내가 

갑자기 무슨 일이 있어. 그럼 문만 걸어 잠그고 일 보러 갈 수 있고. 

저녁에 퇴근도 문만 잠그고 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시장은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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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을 다 끌고 나갔다가 저녁에는 퇴근할 때는 다 끌고 들어와야 

되고, 이런 번거로움이 있고. 상품을 100% 다 가지고 나갈 수 없잖

아요. 제한돼 있거든,. 팔 수 있는 게. 상점 하는 게 돈도 더 많이 

벌고, 편리하고, 편하고. 그런데 옛날에, 그때 어렵지 않을 때 저는 

상점을 구했어요. 선호도가 높지 않을 때. 그렇게 하고 그 상점에 

사람을 들여놓는 거 자체를 그 상점이면 상점, 총책임자면 책임자

가 사람을 봐요. 네, 와서 좀 잘하겠는지, 아니면 좀 하다가 나가겠

는지. 그런 거를 보고 사람을 받고 하거든요. 그리고 되게 젊은 사람

들을 많이 받거든요, 상점은. 젊은 사람들이 그래도 또 좀 시대를 

빨리빨리 캐치할 수 있잖아요. (사례 15 구술녹취록, 41)

 

상점은 모든 물건을 한꺼번에 진열해놓고 팔 수 있고, 상품 보관

도 용이해서 시장 장사보다 수월하게 일할 수 있었다. 사례 15는 과

자, 사탕, 과일, 음료수 등을 팔았는데, 잘 팔릴 것 같은 물건을 도매

꾼에게 필요한 수량만큼 주문하면 개인 배달차가 물건을 배달해 주

었다. 북한도 생활수준이 올라가서 식량 외에 과자, 사탕, 과일 등도 

다 갖춰놓고 팔았고, 외국 상품도 수하거나 화교 등을 통해 들여

왔다. 사례 15는 남들보다 좋은 상품을 잘 골라서 빨리 준비해 놓아 

돈을 잘 벌었다. 한 달 수입으로 3,000위안 정도 벌었는데, 이는 동

네에서 상위 30% 정도에 해당하는 수준이었다고 한다. 상점 책임자

들은 젊은 사람들을 선호했는데, 이는 젊은 사람들이 “시 를 빨리 

읽어” 장사수완이 좋았기 때문이다. 

사례 15는 상점일을 해서 가족을 부양했고, 장사해서 번 돈으로 

뇌물을 줘서 10년 형을 받은 남편의 형기를 낮추었다. 그 덕분에 남

편은 2년 만에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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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자녀의 진로 때문에 결심한 탈북

사례 15는 자녀들을 학에 진학시켜 교원이나 검사를 시키고자 

했다. 그러나 남편이 감옥을 가게 되면서 자녀들의 진로 계획에 차

질이 생겼다. 이것이 사례 15와 남편이 탈북을 결심한 가장 중요한 

이유가 되었다. 남편이 직업을 잡는 것이 어려운 것도 탈북을 고민

한 이유 지만, 그보다 더 결정적인 것은 “애 아빠의 여운이 애한테

까지 계속 간다.”는 것이었다. 자녀들의 입당과 취업에 자신의 전과

기록이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생각한 남편은 자녀들에게 미

안한 마음을 표현했다. 

북한은 아빠가 만약에 그런 전과가 있다고 하면은 애들한테까지 

다 피해가 가요. 그래가지고 애들한테 피해도 가고. 저도 어릴 때 

엄마 아빠가 되게 잘해줘서 편하게 살았지만은 그래도 제한이 있잖

아요. 내가 가고 싶은데,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제한이 딱 돼 있으니까 

다 못하잖아요. 여기 오면 그래도 애들한테는 자유롭게, 애들이 하고 

싶은 로 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그냥. (사례 15 구술녹취록, 21)

  

위의 구술에서 보듯이 사례 15와 남편은 부모의 권력이 자녀의 진학

과 취업에 큰 향력을 미치는 북한에서 남편의 전과기록 때문에 자녀

들이 발전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해 탈북을 고민하 다. 상점의 물건

과 오토바이 등의 재산을 처분하여 탈북자금을 마련하 다. 북한에서 

한국 드라마도 보고 중국에 있는 지인을 통해 한국 관련 정보도 얻었

지만, 탈북 당시에는 한국행을 결정하고 떠난 것은 아니었다. 사례 15

의 가족은 중국 신분증을 돈으로 구입해서 중국에 머물려고 했지만 

여의치 않아 결국 한국행을 결정하 다. 국경이 삼엄하게 통제되었을 

뿐 아니라 중국 내의 이동도 어려워지면서 브로커 비용이 크게 상승해

서 사례 15의 가족은 많은 비용을 들여 한국으로 들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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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15는 한국에 와서 음식점과 가게 등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다. 

출근해서 퇴근할 때까지 직장에 매여 있어야 하고, 노동강도도 북한

보다 훨씬 높았다. 생활에 여유가 없고 직장생활을 하며 자녀를 돌

보기가 어려웠다.

 

[북한에서는] 눈 뜨면 나와 장사하고 이런 식으로 그냥. 사람이 오

면 팔고 이렇게, 상품이 없어지면 들여오고 이렇게 좀 [여유 있게] 

살았어요. 여기 와서 알바랑 하면서 보니까 진짜 처음에 알바 시작할 

때 아침 새벽부터 시작해서 일을 했는데, 애들이 아파도 알바생이니

까 가서 식당 가게 일을 하면서 비울 수는 없잖아요. 내가 비우면 

그저 사장이 난리 나는 거잖아요. 애들이 아파도 집에 갈 수도 없고, 

학교에서 연락이 와도 갈 수도 없고. (중략) 그런 상황에 놓이니까 

“내가 여기 왜 왔지?” 하는 그런 생각. (사례 15 구술녹취록, 50) 

 사례 15는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 한국에 왔는데, 일해서 돈을 버

느라고 자녀들을 챙길 수 없는 상황이 반복되자 한동안 탈북한 것을 

후회하기도 하 다. 자녀를 돌보면서 병행할 수 있는 일을 찾다가 

보험사 업직으로 일하게 되었고, 현재는 자신의 일에 만족하고 있

다. 자녀들은 처음에는 적응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지만, 지금은 즐

겁게 생활하고 있어 위로가 된다. 남편은 한국에 와서 쉽게 일을 찾

지 못했다. 육체노동을 하고 싶어 하지 않아서 집에서 쉬었지만, 고

된 식당일을 하는 아내를 도와 가사일을 하지도 않았다.

안 바뀌어요, 남자들이. 여자들이 힘들잖아요. 그런데도 [남자들

이] 북한에서처럼 살려고 하니까, 내가… 여자들이 힘든 거예요. 집

일도 안 해, 밥도 안 해, 청소도 안 해, 애들 돌봄도 안 해, 일도 

안 해. (중략) [남편이] 빠릿빠릿한데 여기 와서 누구 밑에 가서 현

장일이나 그런 막일을 하고 싶지 않잖아요. 처음에는 많이 마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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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어요. 그냥 서로 맞지 않으니까 따로 사는 것도 괜찮겠다 하고. 

(중략) 안 해요. 북한 사람 안 바뀌어요. 여기 남자… 여기 오니까 

남자들이 설거지도 하고 고기도 굽고, 여자들이 같이 앉아 밥 먹는

데 남자들이 전문 앉아 땀 뻘뻘 흘리며 고기 굽고. 북한에서는 볼 

수 없는 그림. (사례 15 구술녹취록, 51-52)

북한사회에서는 위계적인 젠더관계 속에서 여성이 시장활동을 하

여 가족을 부양하고, 집에 와서는 남편에게 순종하며 집안일까지 도

맡아 하는 가부장적 관습이 많이 남아있다. 사례 15는 한국에 와서 

변하지 않고 여전히 가부장적 태도를 취하는 남편을 더는 용납할 수 

없어 남편과 이혼하 다. 

사례 15는 노동자 계층으로 열심히 살아왔던 부모님 밑에서 경제

적으로는 위축되지 않았지만 권력이 없어 원하던 바를 이루지 못했

다. 시장이 현 화되면서 새롭게 부상하는 상점주라는 직업을 가지

고 가족을 부양한 사례로, 이 사례를 통해 변화하는 북한의 시장경

제를 엿볼 수 있다. 사례 15는 남편이 감옥에 다녀온 후 자녀들의 

발전 가능성을 생각해 한국행을 택하 다. 이는 북한에서 토 와 부

모의 권력이 자녀 세 에게 얼마나 큰 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준다.  





Ⅳ. 북한 청년의 가족, 학교, 

직업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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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에서는 앞 장에서 살펴본 청년들의 개별적 생애사례에서 드

러나는 생애경험의 특징을 부모의 기 와 자녀교육, 젠더관계와 섹

슈얼리티, 학교경험과 진로, 일터와 노동이라는 네 가지 주요 역

과 주제를 중심으로 고찰하 다. 이 네 가지는 가정, 이성관계, 학

교, 직장이라는 일반적인 삶의 역과 연관되는 것일 뿐 아니라, 생

애사를 해석하는 과정에서 발견한 북한 청년들의 청년기 삶의 주요 

주제이며, 청년기의 일반적인 발달과업을 반 한 것이기도 하다.16ⳇ

1. 부모의 기대와 자녀교육

가. 스스로 성장한 부모들의 ‘인생 기획’ 

이 연구에서 주목하는 북한 청년의 부모들은 김일성 정권이 마련

한 1970-1980년  무상교육체계에 따라 교육받고 사회 각 부문으

16ⳇ 로버트 J. 헤비거스트(R. J. Havighurst, 1972)는 청년기의 발달과업으로 자신의 

신체를 수용하기, 남성적 혹은 여성적 역할을 채택하기, 부모로부터 정서적으로 

독립하기, 동성 및 이성의 또래들과 친 한 관계를 발달시키기, 유능한 시민으로

서 지적기능과 개념을 획득하기, 결혼과 가족생활을 준비하기, 직업생애를 준비

하기, 개인적 가치 혹은 윤리체계를 확립하기, 사회적으로 책임 있는 행동을 성취

하기 등 9가지를 제시한 바 있다(R. J. Havighurst, 장휘숙 2010, 2 재인용).

Chapter Ⅳ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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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배치되었다.17ⳇ 그러나 빠른 지역에서는 1980년  말부터 시작된 

식량난과 이후의 시장화라고 하는 “동란”을 겪게 되자 부모세 는 

국가와 당에 한 기 를 버리고 자력갱생의 길을 실천하고 있다. 

배급이 중단되는 등 기존의 사회체계가 무너진 후 북한의 노후보장 

제도는 사실상 작동하지 않는 상태다.18ⳇ 주민 부분은 스스로 돈을 

벌어 ‘개인 보장’을 하거나 전적으로 자녀에게 의존해야 한다. 공식

적으로 북한에서는 ‘아들’이 없는 경우 양로원에 갈 수 있는 등 부계 

장손에 의한 노후보장을 당연히 생각하나, 최근에는 자녀들이 부모 

봉양을 서로 미루는 경향도 있다. 고난의 행군을 지나 시장경제의 

도입 등 김정은 정권 시기의 변화된 사회경제적 조건 속에서 자녀의 

장래 준비가 부모들의 ‘인생 기획’이 되고 있다.

배급제도와 무상교육19ⳇ 등으로 기본적인 생활이 유지되고 토 와 

당성, 학력 등에 따라 개인의 직업이 배치되었던 ‘과거의 국가’는 사

라지고, ‘돈’에 의해 모든 것이 좌우되는 현재 북한의 상황에서 부모

들은 자신의 권력, 인맥, 돈을 최 한 활용하여 자녀들의 살길을 직

접 찾아서 지원하고 있다. 특히 2010년 에 들어서 부모가 능력이 

있든 없든 자녀가 먹고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

라는 생각이 더욱 강해지는 경향이다. 이는 북한 사회주의 가정의 

17ⳇ 이 연구에 참여한 청년들은 현재 20  초반에서 30  후반으로, 이들의 부모들은 

주로 1960-1970년  출생자들이다. 
18ⳇ 북한은 최근 국제기구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사회보장법(2008년)과 연로자보장법

(2007년)을 제정하여 노인과 장애인 및 퇴직자에 한 사회적 보호와 복지를 

법적으로 보장한다고 밝히고 있다(Government of the Democratic People’ 
Republic of Korea 2021,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Voluntary 

National Review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2030 Agenda(이하 VNR), 

35). 또한 2015-2020년 사이에 고아와 독거노인 등을 위한 육아원, 보육원, 초

중등학원과 양로원 67개를 설립했다고 국제사회에 보고했다(Government of the 

DPRK 2021 VNR, 13-14). 그러나 일반 주민들의 혜택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19ⳇ 북한은 1956년 4년간의 초등의무교육제 실시를 시작으로 의무교육을 확 해 왔다. 

김정은 집권 이후 2012년 9월부터 종전의 11년제 의무교육을 1년 연장하여 ‘전반적

12년제의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이향규 2010, 112; 조정아 외 201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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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를 준비하던 과거의 가족이 아니라, 김정은 시 의 사회주의 

시장경제에서 살아남기 위한 개인의 재생산 단위로 변화된 가족의 

특성이 두드러진 결과이자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먹고살기 “바쁘지 않은” 중상층 이상의 부모들은 이른 시기부터 

자녀의 인생을 “착착착착” 설계하고 실천한다(사례 3, 사례 10). 빠

르면 소학교 3-4학년 무렵부터 부모가 “너는 이렇게 이렇게 발전을 

해라.”라고 짚어주고, 부모가 경제적으로 지원할 능력이 있는 경우 

자녀는 부모가 안내하는 길을 따라서 학교에 다니며 사회생활의 길

을 준비한다. 부모의 권력과 경제력이 뒷받침될 경우, 남성은 학 

졸업 후 군복무와 입당이라는 조건을 갖춰 당 간부가 되는 길을 택하

고, 여성은 학을 졸업한 뒤 적당한 직장에 다니다가 ‘좋은 곳’에 

시집가는 방식의 젠더화된 진로를 따라간다(사례 8, 사례 9, 사례 

11). 부모세 에 속하는 사례 18은 자녀들이 인민학교에 들어갈 무

렵 교사직을 그만두고 본격적으로 아들의 재교육을 시작했다. 아

들이 인민학교 3학년 말부터 지인이 소개한 최고 실력의 수학교사에

게 개별교수를 받도록 지원했다. 아들은 인민학교 시절 전국 속셈 

경연을 거쳐 중학교에서는 국제 올림피아드를 목표로 공부하 다. 

그 결과, 중학교 3학년 때 김일성소년 예상을 받았다.20ⳇ 뛰어난 수

학 재로 인정받은 사례 18의 아들은 2000년  중반 평양의 중앙

학으로 진학하 다.

권력이 상 적으로 약한 중상층의 경우 ‘기술’을 토 로 한 의사, 

과학자, 교사 등의 전문직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토 와 권력이 

없이는 당 간부로 성공할 확률이 낮기 때문이다(사례 17, 사례 19). 

부모들은 자녀의 소학교 시절부터 인적 ‧ 물적 자원을 총동원하여 ‘자

20ⳇ 김일성청년 예상과 김일성소년 예상은 최고인민위원회 정령으로 청년동맹원

과 소년단원에게 수여되는 최고 표창이다(신 철 2016,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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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증 하나라도 쥐여주기 위한 경쟁’에 몰입한다. 1960년  후반 지

방 도시에서 출생하고 1990년  초반에 결혼한 부모세 인 사례 5

는 두 자녀를 출산한 직후부터 장사하여 돈을 벌었다. 이를 토 로 

딸은 교원 에 보내고, 아들은 의 에 보내려는 계획을 세웠다. 특

히 3  독자 장남의 중학교 진학을 위해 최고 실력을 갖춘 선생을 

물색하는 등 뒷바라지를 하 고, 2010년  중반에는 아들을 목표한 

학에 보내려고 “총구 앞의 큰돈”을 벌고자 브로커를 결심하 다. 

권력과 경제력을 모두 갖지 못해 살기에 바쁜 부모들의 경우 자녀

들의 학업과 진로에 신경 쓸 여력이 없다. 2000년  초반에 지방에

서 출생한 사례 2의 집안은 아버지가 돈을 잘 벌지 못해 어머니가 

장사로 생계를 유지했다.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는 “학교 다닐 필요

도 없고 입당할 필요도 없다.”라고 말하 다. 경제적으로 지원할 형

편이 되지 않으므로 사례 2에게 일찍부터 돈을 벌어 생계를 마련할 

것을 강조하 다. 농장원의 자녀인 사례 4는 소학교 시절부터 공부보

다 돈이 되는 노동을 하 다. 함경북도 도시지역에서 외동딸로 태어난 

사례 20은 중학교 때 부모님의 지원으로 음악교사에게 춤과 노래를 

배워 돈 벌 수 있는 길을 준비했다. “여자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생각하면서 학에 갈 생각은 하지 않았다. 

 

나. 신분제의 새로운 경로와 ‘신분 바꾸기’

중학교를 졸업하면 적지 않은 여성들과 남성들의 부분이 군 에 

가고, 이를 바탕으로 입당하는 것이 북한 사회에서 성인이 되는 주요

한 경로다. 지주 집안 혹은 교화소를 다녀온 부모, 행방불명된 사람

이 있는 등 토 가 나쁜 경우를 제외한 남성은 군복무를 마치면서 입

당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생각한다. 그런데 2000년  이후 군 가 ‘자
력갱생’을 하게 되면서 부모가 군  간 자녀에게 돈을 보내주는 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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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생겨나고 있다(사례 9, 사례 10). 한 달 생활비에 해당하는 최소 

10만 원 내외의 돈을 보내줘야 자녀가 어렵지 않게 생활하는 형편이

라고 한다. 사례 15는 이런 현실을 “애들은 군  나가서 군사놀이하

고, 군사복무는 부모들이 한다”라고 표현하 다. 

먹고살기에 바쁜 부모들의 경우 아들을 군 에 보낸 후 제 하지 

않고 군관이 되는 길을 안으로 생각하기도 한다. 아들이 자신의 

노력과 힘으로 군 에서 먹고살 길을 찾도록 하는 것이다(사례 6). 

그런데 5-7년 군사복무 후 입당하고 군관학교에 가는 경우에도 돈

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경제력이 없는 청년들에게는 이 또한 실현

하기 어려운 선택이다. 

선군정치에 따라 군부의 권력이 상 적으로 크지만, 부분 자급

자족해야 하는 군인들의 실제 생활 조건은 열악한 실정이다. 이를 

알고 있는 부모 중에는 가능하면 자녀를 군 에 보내지 않는 길을 

찾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군복무 후에 입당해도 이후 확

실한 경제력으로 뒷받침하지 못해 성공할 길이 막연한 경우 “군  

가서 10년 있으면 좋은 시절 다 가고 필 게 피지 못한다.”라고 생각

하는 부모들이 늘어나는 것이다. 사례 15의 부모는 자녀의 어린 시

절부터 아들은 “무조건 군 를 내보내지 말아야지.”라는 결심을 했

고, 학에 보낸 후 교원이나 검사 쪽으로 키울 생각을 하 다. 사례 

5의 경우 아들을 입 시키는 신 군복무로 인정되는 지역 체육단 

소속 선수가 되도록 하 다. 사례 20은 2011년 김정일 사망 직후 

“이번 졸업생은 모두 군  보내라.”라는 조치에 따라 입 가 예정되

었으나, 이 사실을 알게 된 부모님이 “세수도 안 하고 뛰어다녀서” 
결국 입  상자에서 제외되었다.

여성과 남성을 불문하고 자녀의 입 를 피하는 부모가 늘어나는 

이유 중 하나는 군복무와 당원증을 토 로 한 직장배치가 사회적 효



김정은 시대 북한의 청년들: 순응과 자립 사이, 국가와 시장을 횡단하기

144

력을 잃었기 때문이다. 당 일군이 될 수 있는 권력과 경제력을 가진 

상층 집안 이외에 군복무와 당원증의 쓸모가 크게 감소한 상황이며, 

필요할 경우 ‘돈’과 ‘빽’을 이용하여 체할 수 있는 길이 없지 않으

므로 자녀들의 군복무를 바라지 않는 것이다. 즉 군복무와 입당을 

통한 정치사상적 교양을 토 로 북한 사회의 중간계급을 양성해온 

체계가 ‘돈(자본)’을 바탕으로 한 무역사업 혹은 장사라는 다른 경로

로 체되는 경향을 보인다.

그러나 북한은 여전히 토 와 당성 그리고 학력이 결합된 ‘신분제’
를 기본으로 하는 사회이다. 즉 부모의 신분에 따라 “농장의 자녀는 

죽을 때까지 몇 를 거쳐 농장일을 하고, 당 일군 자녀는 를 이어 

당 일군을 하는” 체계가 여전히 작동하는 것이다(사례 4). 사례 15에 

따르면, 2016-2017년 무렵 “부모가 농장원이면 무조건 농장으로 제

시키라.”라는 지침이 내려와 농장원인 부모들이 딸을 시집보내기 

어렵게 된 적이 있었으나, 그 시기가 지나면서 효력이 사라졌다고 

한다. 이처럼 김정은 정권도 농장원 혹은 노동자의 세  재생산 지

침을 내려보내는 등 기존의 신분제를 유지하는 정치를 하고 있다.21ⳇ

농장원인 남성의 경우 땅에 결박되어 돈을 벌지 못하고, 결혼한 

여성 또한 농장원이 되어야 하므로 노동자인 여성이 농장원 남성과 

결혼하는 사례는 극히 드물다. 사례 15의 어머니와 같이 농장원 집

안의 여성은 노동자 집안으로 “시집을 가는 경우” 부양으로 장사를 

할 수 있으므로 ‘신분 바꾸기’에 해당한다. 

청년들과 관련하여 주목할 점은 고급중학교까지 의무교육 이수 

후 국가배치를 통해 경제적 독립을 하여 성인으로서 경제적, 사회적 

21ⳇ 최근 연구에 따르면, 북한은 2021년 전원회의에서 ‘사회주의 농촌건설’을 목표로 

제시하고 2022년 농촌살림집 건설로 농민들을 토지에 결속하는 정책을 시행하

고 있다. 그러나 농장원 신분에서 벗어나기 위해 갖은 방법을 동원하는 주민들의 

행위전략을 어느 정도 무마할 수 있을지 회의적이다.(박희진 2023, 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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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경로가 사실상 사라지면서, 학교교육을 마치

기 전에 장사 등의 길을 택하거나, 중상층의 경우 학교교육을 마친 

후에도 10여 년에 걸친 ‘모살이’를 해야 하는 등 성인으로의 이행기

가 길어지는 경향이 나타나는 것이다. 특히 중하층 여성들의 경우 

‘무리 배치’의 상이고, 결혼하기 전까지 공식적으로 장사를 자유롭

게 할 수 없는 등 사실상 경제적 독립의 길이 막혀버렸다. 미혼 여성

들 중에는 뇌물을 주고 배치된 공식 직장에 나가지 않는 경우도 있지

만, 이는 법적으로 금지된 행우이기 때문에 다양한 제약이 뒤따른

다. 사례 20에 따르면, 여성 중에는 미혼의 신분을 벗어나려고 ‘위장 

결혼’을 한 후 이혼으로 ‘신분 바꾸기’를 하는 시도들도 있다.

다. 부모의 가정교육과 자녀들의 ‘이중 사회화’

‘고난의 행군’ 이전의 북한 사회에서 성장하며 정치사상 교육을 받

은 부모세 의 경우 기본적으로 당의 방침을 따르고 집단 과제에 헌

신하는 것을 ‘올바르게 사는 것’으로 자녀들을 교육하 다(사례 4, 사

례 5, 사례 14). 교육자 집안의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았던 사례 5는 

2월 16일, 4월 15일 등의 기념일에 탁아소 간식이 나오면 ‘수령님 초

상화’ 앞에서 감사 인사를 하고 먹게 하는 등의 소양 교육을 강조하

다. 그러나 시어머니와 사례 5가 본격적으로 장사를 시작한 1990년

 후반 이후에는 어린 아이들만 집 안에 가두고 다니는 일이 다반사

고, 자녀들의 관심과 희망 사항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 채 먹고사는 

방편이 되는 진로를 사례 5가 주도적으로 결정하 다.

부분의 집안에서 장사가 생계수단이 된 2000년 에 어린 시절

을 보낸 청년들의 경우, 부모가 없는 ‘빈집’에서 친구들과 놀며 시간

을 보내고, 헌신적인 노동자보다 ‘ 수’로 돈을 버는 부모를 부러워

하는 분위기를 겪었다. 특히 사회적으로 유통되는 다양한 상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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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현실과 전혀 ‘다른 사회’가 공존한다는 사실을 인지하며 성장

하는 ‘이중 사회화’를 경험했다. 1960년  중반 국경 지역에서 출생

한 기성세 인 사례 19는 2000년 에 의사가 되었으나 실질적인 수

입은 없었다. 교사 던 부인이 장사하여 생활을 유지하 다. 사례 19

와 부인은 다양한 상물을 몰래 시청하면서도 아들이 중학교를 졸

업할 때까지는 한국 드라마를 보거나 출처 불명의 노래를 부르는 등 

“당에서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마라.”라는 교육을 철저히 하 다. 중학

교 졸업 후에는 집에서 부모가 있을 때만 보고 듣는 것을 묵인했지만 

잘못하면 “집안이 망한다.”라는 생각에 외부에 절  알리지 말도록 

하 다. 구술자는 북한 사회를 “낮과 밤의 사상이 달라지는” 사회로 

평가하 다.

가족 사회화의 과정에는 정치사상과 더불어 가부장적 젠더관계가 

중요한 요소를 차지한다. 부분 가정에서 실질적인 생계노동을 담

당하는 어머니를 단지 ‘하찮은 여성’으로 하는 아버지와 사회의 태

도가 여전히 남아있으며, 자녀교육을 담당하는 어머니 스스로 “여자

는 앉을 자리 설 자리를 알고 눈치가 있어야 한다.”라는 등의 교육으

로 “북한에서는 여자가 좋은 집안에 시집가는 것 외에 스스로 뭔가

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한다. 아들과 딸의 재

교육을 지원한 사례 18도 학 졸업 후 진로와 관련하여 아들에게는 

사회적 인정과 성공을 바랐지만, 딸에게는 사회에서 고생하지 않고 

‘좋은 집안’에 시집가기를 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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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년들의 젠더관계와 섹슈얼리티 

이번 사례연구에 따르면, 2000년  전후 CD-R과 USB, SD카드

를 통해 확산된 외국 화와 한국 드라마 등의 상물이 북한 청년들

의 일상과 섹슈얼리티에 많은 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

국 드라마는 문화생활이 거의 부재한 북한 사회에서 유일하게 한국

어로 전달되는 상물로 동시 의 남한 문화를 빠르게 확산시킨 매

개물이다. 김정은 집권 이후 상물에 한 공식적인 단속이 강화되

었으나 이런 경향을 역전시키지는 못하고 있다.22ⳇ 현재 20-30  청

년들의 경우 10  시절부터 본 상물을 통해 북한과 다른 ‘로맨틱

한’ 연애문화에 공감하고, 다양한 자기표현 방식을 모방하며 새로운 

청년 문화로 재구성하고 있다.

가. 연애의 기술과 장소  

한국 사회와 마찬가지로 북한 청소년도 중학교에 다니며 연애관

계를 형성하는 경향이 크다. 지방 도시에서 2010년  중후반에 고급

중학교를 다녔던 사례 1에 따르면, 당시 학급에서 30-40%가 연애관

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10  중반 사춘기 시절인 고급중학교 남녀 

학생들의 주요 관심사는 연애이고, 이와 관련된 감정 소모가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공부에 몰두해서 ‘성적’ 관리를 하는 소수 

외에는 연애가 공통의 관심사라고 할 수 있다.

많은 경우 남학생이 먼저 “나랑 사귈래?”라고 고백하면, 여학생이 

“그래” 하고 받아주는 방식으로 관계가 생기고, 이렇게 사귀는 날 

22ⳇ 2017-2019년 교사로 재직했던 사례 3에 따르면, ‘109(상무)’로 불리는 불순녹화

물 단속반이 가방 속 USB를 검열하지만, 많은 학생들은 한국 드라마 ‘신작’을 

바꿔보기 위해서 주머니에 USB나 SD카드를 가지고 다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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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이 되는 것이다. 구술자들에 따르면, 남학생은 “얼굴이 예쁜 여

학생”을 선호하고 여학생은 “싸움 잘하고 무리 중의 리더로 남성스러

운” 상 를 멋지다고 평가하는 분위기이다. 특히 학교마다 형성된 

‘패’의 우두머리인 경우 여학생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다. 이런 분위기

에서 남학생 중에는 과격한 방식으로 여학생에게 접근하여 큰 부담

을 주는 학생도 있다.  

북한 남자애들 중에 그게 있어요. “10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다.” 그게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맞는지 모르겠지만 행동으로 

옮겼을 때는 너무 과격하게 하니까, 진짜 무서워서 “아, 그래 사귀

자.”라고 하는 여자애들도 꽤 있었어요. 주변에 보면은. 네, 그리고 

“너 나랑 사귈래? 안 사귈래?” 행동을 하지 않아도 그 말도 되게 무서

운 거잖아요. 그리고 되게 어두운 밤에 골목길에 누구도 없는 데서 

만약에 그 친구가 안 사귀겠다고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도 “내가 아니

다.”라고 하면은 그걸 어떻게 처할 방법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

렇게 사귀는 친구들도 있고. (사례 1 구술녹취록, 20)

위의 텍스트에서 어떤 경우 남학생들의 접근 방식이 상당히 ‘폭력

적’이며 여학생 중에 심리적 두려움을 느끼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이어지는 밤거리 성폭력을 연상하게 하는 묘사는 여학

생의 두려움이 근거 없는 것이 아님임을 보여준다. 더욱 주목할 점

은 북한 사회에서 통용되는 “10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다.”
라는 말이 함축하는 남성 중심의 행동방식에 해 사례 1도 어떻게 

판단할지 모른다는 것이다. 즉 남성들이 자신의 감정을 상 방 여성

이 받아들일 때까지 100번 이상이라도 표현하여 ‘찍어 넘어가게’ 하
는 것이 당연하거나 ‘남성적인 것’으로 여기는 태도에 의문을 갖기는 

하지만, 이것이 ‘폭력’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표명하지는 못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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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것은 북한 사회에 성 건강과 폭력에 한 국가정책이 부재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23ⳇ 사례 1의 경우 중학교에 다니며 “걔 남자친

구 있다더라.”는 소리를 듣기 위해 남자친구의 제안을 받아들 다. 

부분 학생이 남자친구, 여자친구를 두는 분위기 속에서 자신도 남

자친구를 하나 만들어서 연애도 하고, 다른 남학생들의 귀찮고 ‘두
려운’ 접근도 막자는 생각이었다. 

구술에 따르면, 서로 호감을 느껴 만나는 학생들의 경우 공공장소

에서는 ‘발랑 까졌다’는 외부의 시선을 의식하여 서로 떨어져서 걷는 

등 친 성을 드러내지 않는 편이다. 데이트는 주로 골목길에서 이야기

를 나누거나 생일 혹은 기념일에 선물을 챙겨주는 방식으로 마음을 

표현한다. 또 연애관계에서 다른 친구들에게 하지 못하는 고민이나 가

족 이야기를 서로 털어놓기도 한다. 집안이 부유하여 휴 전화가 있는 

경우 서로 전화번호를 교환하고 ‘통보문(문자)’을 주고받기도 한다.24ⳇ

중학교 시절 집을 떠나서 농촌 동원에 참여할 경우, 한 달 혹은 

두 주 정도의 공동생활 과정에서 친 한 관계가 형성되는 경우가 많

다. 남자친구는 무거운 광주리를 들어주거나 친구들을 시켜서 여자

친구의 힘든 일을 거들게 하는 방식으로 도와주고, 여자친구는 ‘빨
래해주기’로 갚음을 하며 서로의 관심을 표현한다. 

그러니까 남자들이… 집에서도 엄마들이 다 빨래해주다 보니까 

남자들이 한 번도 빨래해 본 적이 없는 애들이 정말 많거든요. 어떻

23ⳇ 북한은 성폭력의 심각성을 인정하지 않고 아동 및 직장 내 강간 등 일부 유형에 

해 양형을 낮춰 2012년 형법을 개정했다. 또 2017년 여성차별철폐협약 국가보

고서 심의과정에서 ‘부부강간’을 범죄로 인정하지 않았다.(박 자 외 2021, 83)
24ⳇ 2021년 북한이 국제사회에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기준 15-49세 휴

전화 가입자 중 남성의 비율은 55.7%, 여성은 47.9%이다(Government of the 

DPRK 2021 VNR, 24). 외부로 연결되는 인터넷은 없고, 인트라넷을 통한 소통은 

가능하다. 휴 전화 기본 사용의 경우 한 달에 20개의 문자와 200분 무료통화로 

제한되어 있고, 돈을 내면 문자 추가나 통화 연장이 가능하다.(정은미 외 2021, 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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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빠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그런 부분밖에 없으니까, 어쩌면 그게 하나의 시그널인 거죠. 남자

들은 감자동원 같은 때는 광주리랑 호미 들고 가고. 그것도 무겁거

든요. 산 이렇게 올라가면 그거 들어주고. 네, 또 좀 도와주고. 그

런 게 어쩌면 도와주고 서로 되갚아주는 거죠. 남자들로서 여자들

이 도와줄 수 있는 거는 빨래 빨아주는. 그러니까 그게 하나의 문화

로 된 거 같긴 해요. (사례 1 구술녹취록, 77)

위의 텍스트에 묘사된 상황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가족을 떠

나 노동하는 먼 농촌 마을에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가장 

큰 계기와 방식은 서로 상 의 힘든 일을 도와주는 행동이다. 육체

노동이 주가 되는 동원 활동 중 학생들은 집과 학교에서 익숙해진 

성 역할을 통해 친 성을 표현한다. 즉 남학생은 육체노동을 신해

주며 마음을 표현하고, 여학생은 가사노동의 일종인 빨래하기로 정

성을 보이는 것이다. 북한의 ‘빨치산 회상기’에서 여성들이 남성들에

게 밥과 빨래 지원을 하는 방식을 연상하게 하는 문화적 코드가 작동

하는 것이다. 청소년들이 젠더화된 노동으로 각자의 친 성을 전달

하는 것이 인상적이다. 

부분 고급중학교 교사들도 말로는 연애를 하지 말라고 하지만, 

직접 제재를 하지는 않는 분위기이다. 체로 “눈치 있게 걸리지만 

말고, 공공연하게 하지 말라.”라는 태도를 보인다. 여학생끼리 손을 

잡고 걷거나, 남학생들이 서로 거리낌 없이 신체 접촉을 하는 것을 

‘특별’하다고 여기지 않는 등 한국 사회에 와서 알게 된 ‘동성애’에 

한 감수성은 없다고 한다. 즉 청년들 사이에서 이성애가 ‘당연하

고 정상인’ 친 성으로 전제되고 있다.

학에서도 공식적으로는 이성 교제를 금지하지만, 부분 자유

롭게 연애를 한다. 성인이 된 학생들은 친구에게서 마음에 드는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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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을 소개받거나 전체 학 행사 등에서 남학생이 사귀자고 제안

하면서 연애를 시작하게 된다. 경제적 여유가 있는 평양이나 도시

의 남녀 학생들은 함께 호프집에 가거나 도시락을 싸서 조경물이 

잘 조성되어 있는 열사능과 같은 곳으로 소풍을 다니며 데이트를 한

다. 또 시장이나 백화점에서 쇼핑하고, 근처의 좋은 식당에 가서 술을 

마시기도 한다. 국 식당에 가서 고기를 구워 먹고, 요리를 시킨 후 

노래도 부르는 방식으로 시간을 보내기도 한다. 보통 남학생이 돈을 

많이 쓰지만, 학생의 경우 경제 수준이 비슷하여 같이 비용을 

나눠내기도 한다. 

이번 연구에서 두드러진 점은 많은 청년이 한국 드라마를 보며 주

인공들처럼 ‘그런 사랑’을 해보고 싶다고 생각하며, 20  남성 중에

는 직접 요리를 하거나 여성에게 이벤트 혹은 각종 선물을 준비하는 

등의 연애문화를 실천하는 이들도 있다는 것이다. 

구술자: 정말로 네, 제 친구들도 보면 이벤트도 해주고 서프라이즈

도 정말 해주거든요, 여자친구한테. 뭐 기념일도 챙겨주

고, 선물도 보내주고, 꽃다발도 문에다 걸어다가 줘보고.

연구자: 그것도 다 드라마 보고 배운 거예요?

구술자: 네. 그건 저희가 뭐 아이디어 낼 수도 없잖아요. 그런데 

딱 그게 보면 네, 평양에 갔는데 출장 갔다가 오면 선물 

꼭 챙겨다주고. 저희 친구들은 남자들이 더 잘했어요. 

(중략) [드라마의 향이] 정말로 정말로 커요. (사례 3 

구술녹취록, 115-116)

사례 3에 따르면, 위와 같은 청년들의 연애문화는 나이가 어릴수

록 자연스럽고 광범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또 연애관계에서는 한국 

드라마 속 로맨틱한 연애 방식과 말투를 따라 하는 경우가 많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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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1에 따르면 한국 드라마 속 사인 “나 너 좋아하냐?”라는 말을 

따라 하거나 상 방에 한 호칭으로 ‘오빠’, ‘자기야’ 같은 말을 사

용하기도 한다. 이는 Ⅱ장에서 살펴본 로 청년들의 사상문화를 통

제하기 위해 제정한 ｢반동사상문화배격법｣, ｢평양문화어보호법｣에
서 금지하는 말투이다. 청년들의 일상생활과 이성관계에서 한국식 

문화와 호칭이 유행하자 북한 당국은 이를 처벌하는 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학교에서도 생활지도로 이를 단속하고 있다. 또한 단속반이 

거리에서 개인의 휴 전화를 낚아채서 휴 전화 안의 통보문을 검열

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단속과 처벌에도 불구하고 통보문을 

주고받는 연인들의 일상에서는 한국식 애칭과 말투가 상당히 통용

되며, 가까운 학생들 사이에서는 남한식 ‘욕설’이 공유되기도 한다.

나. 변화하는 젠더관계  

연구 참여자 중 상 적으로 나이가 많은 30  후반의 사례 15(여

성)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북한 남자들은 안 바뀐다.”고 평가하

다. 그는 남한으로 온 후에도 식사 준비와 청소, 자녀 돌보기 등의 

재생산노동은 당연히 여성의 몫이라고 생각하는 태도를 유지하는 

남편과 갈등을 빚다가 이혼을 결심하 다. 그러나 연구에 참여한 

20-30  초반의 청년들은 부모세 의 가부장적인 관계와 자신들을 

구분하고 있다. 

저기[북한]는 부분 지금 시장경제가 돌아가다 보니까 부분 

엄마들이 다 경제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누워가지고 “밥 차

려라, 물 가져와라. 불 피워라.” 이거는 아빠들이 무조건 앉아가지고… 
되게 가부장적이었는데, 지금 저희 세대 남자들은 그래도 조금 말

도 예쁘게 하고. 네, 그리고 여자를 깔보는 것보다는 되게 무서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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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친구들도 있었고. 그리고 무조건 남자가 여자를 이렇게 해야 

된다, 그 마인드도 좀 없어졌고. 또 남자가 도와줘야지, 그런 생각

도 많이 있었고. 그리고 평등하게 지내야 된다는 그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우리 또래 친구들은. (사례 1 구술녹취록, 74-75)

위의 텍스트는 전반부와 후반부가 상호 비되는 묘사와 설명이

라는 특징을 갖고 있다. 전반부는 시장화 이후 집안일과 가족부양이

라는 이중 노동을 감당하는 여성과 직장에 매여 있으나 배급을 받지 

못한 채 집안에서 가부장의 권위만 강요하는 남성의 모습을 묘사한 

것으로, 전형적인 부모세 의 ‘젠더관계’를 보여준다. 후반부는 

2000년  출생인 구술자 또래의 젊은 남성들이 부드러운 말투와 행

동뿐만 아니라 “무조건 남자가 여자를 눌러야 한다.”라는 생각에서 

‘평등한 관계’를 선호하는 사고방식의 차이를 강조하고 있다. 이처럼 

부모세 와의 문화적 연관성이 확인되는 30  중반 세 와 20  중

반 청년 사이의 사고방식과 행동의 차이가 상당할 정도로 일상문화

의 변동이 급속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특히 한국 드라마의 향을 받으며 ‘문화적으로 깬’ 20  청년들

의 경우, 연애를 하면서 남성이 주방에서 요리도 하는 등 변화된 성 

역할을 보여주는 사례도 적지 않다. 친구들과의 여행에서도 남학생

들이 고기를 굽고 세팅하는 문화가 아주 자연스럽게 들어와 있다고 

한다. 사례 3은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집안의 남성들이 설거지도 잘

하고 여성도 잘 돕는 것에 비해, 경제적으로 어려워 ‘새로운 문화’를 

많이 접해보지 않은 집안의 남성들이 더 가부장적이고 “봉건이 심하

다.”고 평가하 다. 이런 현상은 고급중학교 졸업 후 군 에 가면 가

장 두드러지게 나타난다(사례 1). 즉 외부문화의 세례를 받지 못한 

내륙 지역이나 어려운 집안 출신인 경우와 접경지역 도시나 도시

의 부유한 집안 청년들 사이에서도 큰 차이를 보인다는 것이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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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운 환경에서 노예 노동과 탄광 생활을 경험한 사례 4의 경우 2021

년 남한으로 올 때까지 한국 드라마를 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남
한’ 혹은 ‘드라마’라는 용어조차 들어본 적이 없었다. 이런 사실에 

따르면 남한 드라마 등의 외부문화에 의한 일상의 변화가 북한의 지

역과 계급, 계층을 매개로 성층화되어 있다. 이런 구조에서 남한의 

상물이 재현하는 젠더관계가 북한 청년들에게 ‘새로운 역할 모델’
로 작동하며 기성세 와 구분되는 ‘청년 문화’를 구성하는 하나의 

‘양식(mode)’이 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와 같은 양상이 남성 지배 문화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

은 아니다.

교육은 그저 남녀평등. 교육은 그렇게 하죠. 실제도 그렇죠. 그런

데 한국 같지는 않고. 그래도 남자의 우월감이 세죠, 거기[북한]는. 

지금에 들어와서 또 많이 바뀌긴 했어요. 여자들이 또 많이 벌고 남

자들이 벌지 못하는 그런 시 가 왔으니까. 지금 여자들 장사하고 

남자들 직장 다니고 하면서 여자들 좀 발언권이 많이 올라갔죠, 집

안에서도. 그런데 여기[남한]서 같이 뭐 그렇게 남자들이 여자들한

테 막…. 여기[남한]는 제가 보기에는 남자 여자 볼 때, 남자들이 좀 

내려가 있는 거같이 보이거든요, 지위가. (사례 11 구술녹취록, 29)

평양 학 출신의 남성 엘리트인 사례 11은 북한 사회가 표방하는 

‘남녀평등’ 교육이 시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남성 우월감이 지배하는 

문화임을 시인하고 있다. 특히 여성들의 시장활동이 전면화된 2000

년  가족관계에서 여성들의 발언권이 이전 시기에 비해 강해진 것

은 틀림없지만, ‘평등한’ 젠더관계가 아닌 현실을 남한 사회와 비

해 설명하고 있다. 사례 11은 남한에서의 젠더 폭력에 한 문제제기

와 MZ 세 의 문화 등을 ‘남성의 지위가 여성보다 낮아진’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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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한다. 즉 북한 사회의 남성 엘리트 청년으로서 남한 청년들이 

시도하는 불평등한 관계의 변화를 ‘남성 지위 하락’으로 평가한다는 

점에서 남성 중심의 세계관을 보여준다. 북한 청년들의 새로운 문화

양식이 외형적 태도(etiquette)를 넘어서 질적으로 변화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기존의 연구에 따르면, 고난의 행군을 자신의 노동으로 헤치며 생

계를 부양해온 부모세  여성에 한 사회적 찬사가 없는 것은 아니

지만, 부부 사이의 젠더관계가 현실적 필요에 따른 역할 참여를 넘

어 크게 변화한 것은 아니다(조정아 외 2019. 256). 즉 남성다움과 

여성다움의 이상형은 유지된 채 생계유지의 필요에 따라 남성들의 

가사노동 참여가 이루어지는 방식이다. 이와 비교하여 한국 드라마

의 향을 10  때부터 받고 성장한 현재 20-30  청년들은 여성을 

존중하는 남성이 ‘깬 문화’라는 의식을 갖고 있으며, 자연스럽게 성 

역할의 경계를 넘어 가사노동을 분담하는 문화를 받아들이고 있다. 

즉 부모의 생계노동으로 성장한 세  중 문화적 혜택을 누릴 만큼 

여유가 있는 집안에서는 기존의 규범을 유지하기 위한 사회적 통제

와 단속 등을 돈으로 해결하면서 좀 더 자유로운 젠더관계를 실천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 청년들의 성과 결혼

전체 구술자 중 부모세 에 해당하는 사례 5, 사례 18, 사례 19와 

나머지 20-30  청년들의 성과 결혼에 한 기 와 경험은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 그러나 사례 분석에서는 결혼 경험이 있는 30  여성 

사례가 1건이었고, 부분 학업 혹은 직업 활동 중 남한으로 이주한 

사례 으므로, 실제 청년들이 구성한 가족의 특성을 살펴보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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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50  중반인 사례 5의 경우 한국 청소년의 ‘성교육’을 이해하

지 못했다. 북한에서 학을 졸업하고 다양한 사회활동을 했으며 두 

자녀를 둔 여성으로서 사례 5는 다음과 같은 의견을 피력했다. 

제가 그걸[성교육] 제일 증오한 게, 왜 여기[남한]서 성교육을 시

키는가 했어요. 우리가 거기[북한]서 살면서 성교육이라는 거 우리

는 지금도 안 시키거든요. 성교육에 해서 아무것도 몰라도 다 자

식을 낳고 이렇게 키워왔는데, 왜 성교육을 시키는지 그게 지금도 

의문이고. (중략) [성교육은] 없어요. 우리[북한]는 없어서 우리 딸

이 고등학교를 졸업했는데, 고등학교 탁 졸업해서 사회생활 하는데 

저보고 뭐이라 하는가? “어머니” 그래 “왜?” “뭘 하나 물어봐도 됩

니까?” 우리 애들은 어릴 때도 딱 “어머니, 할머니” 이랬으니까. 이

렇게 해가지고 “물어봐도 됩니까?” 그래 “어, 물어봐.” “어머니, 애

기를 어디로 낳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고등학교 졸업하

는 애인데. 그래서 내가 그 자리에서 그냥 그랬지. “그거는 이제 

너네가 성인이 돼서 학까지 졸업하면은 다 알게 된다. 그걸 네가 

굳이 알아야 될 필요가 없으니까 그 이상 알려고도 하지 말라.” 제
가 그랬어요. (사례 5 구술녹취록, 42-43)

사례 5는 남한에서 청소년 성교육을 시행하는 이유를 알지 못한다. 

나아가 학생들에게 ‘야동’에 한 호기심을 야기하는 등 ‘시끄럽게’ 만
드는 성교육을 ‘증오’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사례 5의 딸이 중학교를 

졸업한 2008년 출산 과정에 해 질문하자 “성인이 돼 학을 졸업하

면 다 알게 되니 알려고 하지 말라.”라고 한 자신의 답을 소개하며, 

북한에는 ‘성교육’ 자체가 없는 것을 긍정적으로 소개하고 있다.25ⳇ  

25ⳇ 기존의 연구에서 북한주민에 한 공식적인 성교육 경험은 확인되지 않는다. 

2003년 중학교 교과목 중 여학생실습 과목을 활용하여 여학생에게만 성교육을 

시행했으나, 2013년 교육과정 개정으로 여학생실습과 공작실습과목이 폐지되었

다(조정아 외 2015, 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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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성(sexuality)’을 금기시하는 북한 사회의 태도는 현재까

지 크게 변화되지 않았다. 세  재생산을 위한 출산과 연계된 성행

위 이외의 성적 쾌락을 사회적으로 통제함으로써 ‘부정적인 태도’를 

전수하는 것이다. 따라서 청소년들의 경우 생리 현상 등에 해서 

부모나 친척 등 개인적인 관계를 통해 피상적으로 설명을 듣거나, 

불법 상물로 호기심을 충족하는 경우가 많다. 

2010년  중반부터 접경지역 도시에서 고급중학교 교사를 했던 

사례 3에 따르면, 고급중학생 사이의 연애가 광범하게 이루어지고, 

어떤 경우 학생의 임신 사례가 연말 보고서에 언급되기도 했다. 부

모님이 안 계신 집에서 성관계하고 임신한 경우라고 한다. 이런 경

우 가족들이 ‘조용히’ 처리하는 경우가 부분이다. 학에서도 여학

생이 임신했다는 소문이 돌기도 했지만 부분 신체적인 변화가 두

드러지기 전에 산부인과에서 검진받고 임신중절을 하는 상황이라고 

한다. 북한에는 콘돔으로 피임하는 경우가 흔하지 않기 때문에 여성

이 피임약을 먹기도 하지만 의도하지 않은 상황에서 임신하는 경우

가 많다.26ⳇ 구술자들에 따르면, 제 군인 이외에 고급중학교를 졸업

하고 바로 학에 입학한 ‘직발생’의 경우 결혼하면 남녀 학생 모

두 퇴학 등의 제재를 당하므로, 임신을 계기로 결혼하는 사례는 드

물다. 사례 8은 자신이 학에 다니던 2010년  초, 학생 간부를 했

던 4학년 여학생이 기숙사에 “남학생을 끌어들인 것”이 드러나 퇴학

을 당했던 사건에 해 이야기했다. 여자 기숙사 호실에 ‘남자’가 들

어오면 안 된다는 규칙을 위반하여 처벌받은 것이지만, 성인인 학

26ⳇ 유엔조사에 따르면, 2017년 북한의 피임률은 70.2%이다. 북한에서 광범하게 사

용하고 있는 피임수단은 루프로, 피임 여성의 65.4%가 루프를 사용하고 있으며, 

콘돔을 사용하여 피임하는 비율은 0.6%에 불과하다. 북한에서 남자의 피임은 

거의 고려되지 않는다고 평가할 만한 수준이다. 그러나 최근 북한 사회의 변화와 

함께 콘돔 사용 문화가 도시 젊은 세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박 자 외 

2021, 208, 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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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들의 자유로운 성관계를 금지하는 규범이 전제된 것이다. 

그런데 기존 연구에서도 강조된 바와 같이 여전히 ‘혼전순결’이라

는 개념은 있지만, 현재 청년들의 일상에서는 실질적인 효용이 없다

(박 자 외 2021, 203). ‘고난의 행군’ 등을 거치며 2000년  이후 

다양한 남녀관계가 용인되는 사회적 분위기와27ⳇ 외국 드라마 등의 

상문화로 “연애하면 다 그 정도[성관계]는 하지 않냐”고 여기는 분

위기가 조성된 것으로 보인다. 현재 30  초반으로 외부문화의 향을 

많이 받는 지역에서 직장생활을 했던 사례 12는 연애하는 청년들 사

이의 성관계에 해 ‘여기(남한)랑 똑같다’고 했다. 특히 평양, 신의주, 

사리원, 함흥, 혜산 등의 도시에서는 연애와 ‘자유로운’ 성관계가 

다른 내륙 지방보다 ‘앞서 나가는’ 경향이다. 연애관계에서 ‘예기치 

않게’ 임신할 경우 앞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부분 ‘조용히’ 임신중

절을 선택한다. 반면 결혼하기 전 임신 사례는 흔한 풍경에 속한다.  

[혼전 임신이] 당연히는 아니고요,. 그래도 그렇게 되면 조금 창

피하다고는 하죠. 그런데 그나마 혼전임신해도 결혼하면 그게 다 

깨끗해져요. 어차피 결혼했으니까. 그런데 결혼을 안 했다. 그게 

커질 때까지 결혼 안 했다 하면 좀 안 좋은 향이 가죠. (사례 12 

구술녹취록, 41) 

위의 구술에 따르면, 연애관계가 발전하여 혼인을 전제로 임신을 

하는 것은 ‘창피하기는 하지만’ 드물지 않은 현상이다. 이 경우 임신

이 여성에게 ‘오점(汚點)’을 남기지 않고 ‘깨끗하게’ 된다. 결혼이라

는 의례로 사회적 인정을 받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임신 후 상 방

27ⳇ 복수의 기존 연구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고난의 행군으로 량 탈북과 지역이동

이 이루어지면서 광범하게 가족해체가 발생했고, 이후 생존과 생계를 위한 실용

적인 동거 등이 확산되었다(조정아 외 2019, 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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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헤어지는 경우, 즉 결혼하지 않은 여성의 임신 사실은 여전히 부

정적인 평가의 상이 되고 있다. 

20  초반 여성인 사례 1에 따르면 2000년 까지도 여성은 

20-24살 사이에 결혼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했으나, 2010년 가 

되어 ‘커리어우먼’들이 등장하면서 결혼 연령이 높아졌고, 서른살이 

되어도 결혼하지 않는 여성들이 생기기 시작했다. 학을 졸업하고 

의사가 된 사례 10의 경우 30 가 되어 무역지도원이 되었고, 더 많

은 돈을 벌려고 결혼을 미루었다. 평양의 중앙 학을 다니다가 상

편집 회사를 운 했던 사례 8은 20  중반 이후 선을 보기도 했지

만, 자신의 이상형에 맞는 남성을 만나지 못했다. 이것은 기본 교육

을 이수해도 경제적 독립을 이루기 어려운 현실과 연관되어 있기도 

하다. 고학력 청년들이 학을 졸업하고 직장으로 배치되어도 실질

적인 임금을 제 로 받으려면 자력갱생하는 ‘모살이’ 기간을 7-8년 

이상 버텨야 한다(사례 11, 사례 17). 

집안 사정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여성들은 상 적으로 결혼

을 꺼리는 경향이 크다. 어린 시절 아버지가 사망하고 ‘고난의 행군’ 
시기 어머니의 장사로 생계를 어렵게 유지했던 사례 12의 경우, 여

성이 고생하고 벌어먹이는 결혼에 해 부정적으로 생각했다. 

결혼을 하게 되면 보통 남자는 집, 여자는 안에 다 채우는 거 하

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남자가 집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는 사람

이 훨씬 더 많다 보니까 두 사람이 같이해야 되는 거죠. 집도 장만해

야 되고 안의 혼수도 다 같이 해야되고. 그런데 남자들의 직업을 

체로 보게 되면 진짜 마음에 안 드는 직업들. [경제적인 능력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북한은 어쩔 수가 없어요. 경제적으로 능력이 있

는 사람은 많지는 않긴 하는데, 그래도 내가 이 사람을 믿고 같이 

산다는 게 억울하다고 해야 하나, 너무 그런 거예요. 제 주변 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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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도 다 그렇게 [결혼하고], 어디 가서 앉아 있냐 하면 시장 가서 

앉아있고. 이상하게 저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가지고 저는 시장 

가서 장사한다는 것 자체를 생각해본 적이 없어요. 그게 너무 끔찍

했고. 어릴 때 너무 고생을 해서. (사례 12 구술녹취록, 31)

북한 사회는 배급제도의 붕괴와 시장화로 사회주의 가부장제의 

물질적 기반이 해체되었다. 사회주의 가정을 지키고 옹위해야 하

는 다수 가정의 남성들이 배치된 직장에서 배급을 받지 못하게 되

면서 여성들이 가족생계의 책임을 지고 장마당 등을 통해 극심한 노

동을 했다. 2010년 를 경과하면서 군부  혹은 중국 무역과 연계된 

직장을 통해 돈을 버는 자리들이 확 되고 있으나, 중하층 계급 남

성 중 다수는 여전히 가족을 꾸릴 만큼의 경제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위의 텍스트에서 사례 12는 이런 조건에서 나이에 맞춰 결혼

하여 사는 것이 ‘억울한 일’이라는 생각을 피력했다. 어린 시절 ‘고난

의 행군’이 시작되어 아버지가 경제력을 상실하자, 가족생계를 책임

진 어머니가 모진 고생을 하며 지내온 것을 지켜본 사례 12는 결혼

관계의 부당함을 느끼게 된 것이다. 남성 가부장의 권위는 인정하면

서 여성이 무조건 가사노동과 생계활동을 해야 하는 북한 결혼제도

의 문제점을 간파한 것이다. 특히 10여 년의 직장생활로 경제적 독

립을 이룬 사례 12는 차라리 혼자 살며 부모에게 ‘손 안 내미는 것’이 

낫다는 생각을 하 다. 비슷한 가정환경에서 자란 사례 1도 북한 남

자들이 술 마시고 주정하며 아내를 때리는 것을 보면서 남자 없이 

살아도 되고, 굳이 겪어야 하는 일이라면 가능한 한 미뤄서 서른이 

지나 결혼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기성세  중심의 사회적 분위기는 여전히 “결혼은 의무이

고 결혼하면 자식 낳고 사는 것은 당연히 하는 큰일”로 생각하고 있

다. 즉 20-30  청년들 사이의 새로운 생각이나 태도와 상관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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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세 (현재 50-60 )는 자녀들이 당연히 결혼해야 한다고 생각

하며, 자녀들이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이 죽기 전 소원이라는 방식으

로 자녀들의 결혼을 권한다.

북한에서는 한국의 동거와 같이 혼인과 상관없이 함께 사는 경우

는 드물고, 부분 집안의 ‘혼인’ 허락을 받은 후 같은 집에서 사는 

방식을 택한다. 또 남녀가 부모의 인정을 받았으나 공식적인 혼인신

고는 하지 않고 살다가 헤어지는 예도 적지 않은데, 그럴 때도 이전

과 비교하여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분위기이다. 지역과 계층에 따

라 성과 결혼에 한 주요 규범의 차이가 두드러지나, 청년들의 경

우 부모세 와 비교하여 혼인등록이나 이혼 등과 연관된 남녀관계

에 해 상 적으로 열려 있는 편이다. 기존 연구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혼인등록을 연기하는 경향은 배급제도의 해체와 연관되어 있

다. 공식적인 가족으로 등록해도 가부장을 통해 지급되는 배급과 선

물이 없기 때문이다. 또 이혼을 금지하는 사회적 분위기에서28ⳇ 부부

관계가 깨지는 경우 법률적 제약 없이 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실용

적인 생각도 작용한다.(조정아 외 2019, 223)

그런데 이혼에 한 엄격한 조건과 사회적 조치에도 불구하고 ‘돈’
을 주면 해결되는 길도 있다고 한다. 

칠팔백 불 주면 바로 이혼시켜줘요, 판사님들이. 알아서 이혼시

켜줘요. 근  그거 못 되면 그냥 두 집 살림하는 거죠. 음 니는 니

로 살고 나는 나 로 사는 거죠. (사례 10 구술녹취록, 35)

28ⳇ 북한은 1948년 ｢사회주의헌법｣ 제11-12조에서 남녀평등권을 인정하고 이혼의 자

유를 허용했으나, 1956년 협의이혼 절차를 폐지하고 재판 이혼만 가능하게 했다. 

1990년 제정된 ｢가족법｣ 제20조에서도 이혼은 재판에 의해서만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국가가 이혼 결정을 독점하고 개인 이혼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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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구술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이혼이 어렵지만 경제력이 충분

한 중상층의 경우 이혼 절차의 구속에서 상 적으로 자유롭다. 특히 

무역업 등 정치와 연관되지 않은 집안의 청년들은 혼인제도와 상관

없이 다양한 연애관계를 갖기도 한다.

‘고난의 행군’과 시장화 등을 거치며 국가의 보장이 없어지고 부모

가 자식을 뒷바라지해야 하는 부담이 늘어나면서 북한의 출산율이 

낮아지고 있다.29ⳇ 2010년 제정된 ｢여성권리보장법｣을 통해 국가가 

다산을 장려하는 정책을 시행하지만, 부분 젊은 부모는 “지금 세

상에 무슨 둘씩이나 낳냐.”라고 생각한다. 사례 15에 따르면 현재 40

 부모의 경우 거의 자녀를 한 명만 두는 경향이 강하다. 남성에 

한 사회적 인정과 우 가 있지만 남아선호 사상이 퇴색하고 있고, 

현재 20-30 에게는 부모가 무조건 아들 낳으라고 요구할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니라고 한다. 사회적 조건이 자녀를 낳아 부모나 사회가 

키워줄 수 있다고 장담할 수 없으므로 당사자가 원하는 바에 따라 

자녀계획을 하고자 한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에 따르면 현재 북한 청년들의 성적 경험이 혼

인 및 출산과 분리되는 경향이 커지고 있다. 지역과 계층 문화에 따

라 차이가 있으나 가부장의 세  재생산을 위한 결혼과 이들의 출산 

목적 성행위만이 정당성을 갖던 기성세 의 성 관념과 달리 청년들

은 개인 사이의 친 성을 표현하는 방식의 하나로 성행위(sex)를 받

아들이고 있다. 나아가 기존의 ‘강하고 혁명적인’ 남성이 아니라 ‘여
성을 존중하는’ 남성이 새로운 문화양식으로 등장하고 있다. 그러나 

성 경험을 둘러싼 사회적 인정과 평가는 여전히 성별화되어 있다. 

연애나 혼인관계가 깨지거나 임신 사실이 알려질 때 과거보다는 덜

29ⳇ 2020년 북한의 합계 출산율은 1.91이고 남한은 1.1로, 남북한 모두 저출산 사회

이다(이윤진 외 2021, 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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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여성에게 더 부정적인 향을 미치는 것이다. 

또 결혼연령이 높아지거나 출산율이 낮아지는 현상은 한국의 경우

와 유사하다. 자본주의 방식으로 시장화된 사회에서 경쟁하며 국가의 

배급이나 지원 없이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 현재 상황에서 결혼과 출산

이 청년, 특히 여성의 삶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이런 현실에서 젊은 

여성들이 스스로 결혼을 늦추거나 임신중절을 하면서 경제적 독립을 

추구하는 등 성적 주체성이 강화되는 경향이다. 시장화 이후 최소한의 

경제력이 보장되는 직업을 가져야 결혼과 출산을 고려할 수 있다는 점

에서 북한에서도 결혼과 출산이 ‘적령기의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선택’이 

아니라 개인의 신중한 ‘생애 계획(biographical plan)’이 되고 있다. 

3. 무상교육의 붕괴와 차별화된 학교경험  

북한은 어떠한 사업보다 후  교육사업을 중요하게 강조한다. 교육

을 “나라의 흥망과 민족의 장래 운명을 결정하는” 근본 문제로 여기

고, 교육을 통해 체제 유지 및 재생산에 필요한 ‘혁명의 계승자’이자 

국가를 발전시킬 인재를 양성한다(노동신문 2014.8.13.). 그렇기에 

학교는 당과 수령이 지향하는 정치적 ‧ 사회적 가치와 신념, 지식과 

기술을 가르치고 습득하도록 하는 중요한 근 적 국가사업의 ‘현장’
이며, 이곳에서의 경험은 북한 청년들의 사고와 의식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밑바탕이 된다.  

북한 청년들의 학교경험은 이전 세 와 큰 차이를 보이는데, 이는 

상당 부분 무상배급, 무상교육 체계의 붕괴에 기인한다. 북한은 학

교전교육부터 중등교육까지 무상의무교육을 표방하고 ｢교육법｣을 

통해 “모든 교육은 무료”이며 “교육기관은 학생 또는 그의 부모나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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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자로부터 입학, 수업, 실습, 견학, 답사와 관련한 료금을 받을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제16조). 그러나 1990년  ‘고난의 행군’을 

거치며 국가 배급이 중단되자, 교사들은 학교 밖에서의 부업과 학부

모의 지원으로 생활하고, 학교는 학교 운 에 필요한 재원을 기관, 

기업소, 단체에서 후원을 받기도 하지만 주로 학부모의 지원과 학생

에게 부과되는 각종 납부금으로 충당해 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

의 청년들은 국가에 한 기 가 적고, 부모의 지위와 경제적 능력

이 교육수준과 학교교육 경험에 지 한 향을 미친다고 여긴다. 부

모의 능력에 따른 교육 지원의 차이 외에 서열화되어 있는 북한의 

교육체계와 수월성을 강조하는 교육정책, 도시와 농촌의 지역적 차

이 등의 요인이 계층별, 지역별, 젠더별로 차별화된 교육 경험을 초

래하고 있다. 차별화된 학교교육 경험은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평등

과 차별에 한 사고, 실력에 따른 공정한 평가와 보상에 한 인식, 

국가에 한 신뢰와 충성심에도 향을 미치고 있다.

 

가. 교육 격차와 학교 공간에서의 차별 및 불공정

청년들의 어머니 세 인 1960년 에 태어난 사례 5는 1970년  

말 자강도에서 인민학교에 입학할 때 교복과 학용품, 책, 양말에 신

발까지 담긴 빨간 리본 달린 보자기를 받아들고 울었던 기억이 지금

도 생생하다고 말했다. 현재 60  초반인 사례 18 또한 인민학교 입

학 이후 학을 졸업할 때까지 2-3년에 한 번씩 “머리부터 발끝까지 

선물을 타면서” 공부를 하 고, 선물전달식 행사에서 “어버이수령님 

은덕에 충성하는 마음으로 학습과 생활 잘해서 보답하겠다.”라는 토

론을 하던 때를 회상했다. 그러나 교복과 책, 학용품 등을 전국의 

학생들에게 동일한 날 선물로 ‘하사’함으로써 직접적이고 일상적이

며 개별적인 차원에서 당과 수령의 사랑을 모든 학생에게 확인시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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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충성을 맹세하게 하는 북한식 선물의 정치는 ‘고난의 행군’을 지나

며 중단되었다.30ⳇ ‘고난의 행군’ 시기 이후부터는 청소년들은 “모양은 

비슷하지만 옷감 재질에 따라 색깔도 약간씩 차이가 나고, 고급 옷

하고 싸구려 옷하고 다 티가 나는 교복”을 형편껏 사서 입고(사례 

10), 학생의 일상에서 부모의 경제적 수준이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상태에서 학교생활을 하 다. 

부모세 는 무상교육을 당과 수령의 사랑과 배려로 생각하며 학교

를 다녔다면 청년세 는 학교 시설 운  및 교육 여건 개선에 드는 

비용까지 실제로는 부모가 부담하는 체제에서 학교를 다녔다. 이는 

경제력 있는 부모와 교사가 서로의 이해관계를 충족하기 위해 긴

히 협조하는 관계를 맺는 결과를 초래하 다. 경제력 있고 자녀교육

에 열성이 있는 부모는 교사들을 물질적으로 지원하고 학교 시설을 

확충 ‧ 개선하는 “학교꾸리기”31ⳇ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능력 있는 

부모를 둔 학생은 학교의 임원으로 활동할 가능성이 높으며 다양한 

소조 활동에 참여하고, 교장과 담임교사의 배려와 특혜 속에서 학교

를 다닌다(사례 8, 사례 9, 사례 10, 사례 11, 사례 17). 반면,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은 일찍이 학교를 이탈하여 돈벌이에 나서거나 

학교에 다니면서도 학교에 내는 돈을 제때 못 내 교사의 눈 밖에 나는 

경험을 하 다(사례 1, 사례 2, 사례 4, 사례 6, 사례 12, 사례 16).

‘고난의 행군’ 시기에 유년기를 보낸 지금 30  면담자들의 사례

를 분석해보면, 경제난에 한 경험은 계층별로 차이가 크며, 이는 

30ⳇ 김정은 시기에도 북한은 명절날 소학교 학생들에게 선물을 보내고, 혁명학원, 

고아원, 보육시설 등의 어린이들에게 간식 및 생활용품을 선물로 하사한다(조선

중앙통신 2022.2.1.). 그러나 이는 전 학생을 상으로 교복 및 신발까지 일괄 

지급했던 과거에 비하면 선물의 양, 상 인원, 품목 등에서 폭 축소된 것이다.
31ⳇ 부분 학교에서는 겨울이면 난방을 해야 한다는 명목으로 땔감을 구입하는 화

목 를 걷고, 봄이면 교실 벽에 횟가루 칠을 하고 문을 도색하고 바닥을 칠하는 

데 드는 “꾸리기 비용”을 걷는다. 컴퓨터와 기자재 구입 비용도 학부모에게 부과

된다(사례 1, 사례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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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격차로 이어졌다. 1980년  후반 함경북도에서 태어난 사례 

12(여성)는 경제난으로 학교교육을 제 로 받지 못한 전형적인 사례

이다. ‘고난의 행군’이 시작되면서 사례 12의 아버지가 사망하자 어

머니는 두 자녀를 먹여 살리기 위해 다른 지역으로 장사를 다니면서 

한 달에 한 번 집에 들 다. 사례 12는 열 살까지 혼자서 남동생을 

돌보면서 “입에 무언가로 풀칠하는 게 제일 중요해” 학교를 제 로 

다니지 못하 다. 사례 12는 자신의 또래, 즉 1980년  후반부터 

1990년  초반에 태어난 청년 중 학교를 제 로 다니지 못한 친구들

이 가장 많을 것이라고 했다. 사례 12는 당시 생활형편이 훨씬 나았

던 바닷가 지역으로 이사 갔지만, ‘주인집’의 살림과 자녀를 돌보아 

주느라 중학교 1학년만 잠시 다녔다. 사례 12의 동생도 학교에 가는 

신 바닷일을 배워 돈을 벌었다. “사내애들이 어른 정도만큼 덩치

가 있고 하면 거의 다 학교를 안 가고”, 부모들도 돈벌이를 시켰다. 

사례 12는 학교에서는 파고철, 파지, 동, 토기 까죽, 화목  등을 계

속 가져오라 하니 낼 것도 없는데 가서 꾸중을 듣는 것보다 학교에 

가지 않는 것이 속이 편했다고 한다. 국가 배급이 중단되어 먹고사

는 것도 어려웠던 시기에 잡부금을 내면서까지 학교에 다니는 것은 

사례 12와 같은 빈곤층에게는 무리 다. ‘고난의 행군’ 시기에 유년

기를 보낸 청년들 중에는 초등교육도 제 로 받지 못한 채 노동시장

에 뛰어든 이들이 상당수일 것으로 추정되나, 이들 부분이 형식적

으로나마 졸업장을 받았기 떄문에 통계를 파악하기는 어렵다.

배급경제 시스템이 붕괴되는 과정에서도 남보다 일찍 무역이나 

수에 뛰어들어 경제적인 혜택을 보았거나 다른 직업군보다 안정적으

로 배급을 받고 사회적 지위를 유지했던 이들을 부모로 둔 학생들은 

정상적으로 학교 공부를 하며 ‘고난의 행군’ 시기를 별다르게 경험하

지 않았다. 지역별로 보면 양강도 혜산이나 함경북도 청진 등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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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무역이나 수 등에 종사하며 오히려 이 격변기 동안 경제적 부

를 이룬 이들이 있었다. 앞의 절에서 살려본 것처럼 시장화를 먼저 

경험하며 부를 축적한 노동자 계층은 자녀교육을 통해 신분 상승을 

꾀하 다. 그리고 학교는 무상의무교육을 실시할 재원이 국가로부터 

충분히 공급되지 않는 가운데 학교 운 비용과 교사들의 생계비를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부모들에게 요구하며 ‘거래’를 하 다.

1990년  초반에 출생한 자녀를 ‘고난의 행군’ 시기에 인민학교에 

입학시킨 사례 5는 학교 교장 선생님이 학부모들에게 “자식이 공부

를 잘한다고 열성자(임원)를 시켜달라고 하지 말라.”라고 하며, “선
생님도 먹고살아야 하니 선생님들을 도와줄 능력 있는 부모를 둔 아

이들로 학급 반장, 분단장을 시키겠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사례 5

와 비슷한 또래의 자녀 두 명을 기른 사례 18은 첫째 자녀가 학교 

전체 임원을 할 때 ‘학교 꾸리기’와 교사 지원에 열성을 다하 다. 

자녀가 학교를 졸업한 후 둘째 자녀가 그 학교에 진학하자 교장 선생

님이 “도와달라, 따님을 충분히 내세우겠다.”라고 해서 둘째 자녀 역

시 학교의 임원을 맡게 되었다. 사례 18은 명절이나 계기가 있을 때

마다 “선생님들 고생하셨습니다. 학교 꾸리기에 쓰십시오.”라며 봉

투에 돈을 넣어드렸다. 임원을 맡은 학생의 부모가 학교 운 에 필

요한 지원금의 상당 부분을 지원하고 나머지를 학급 내 다른 학부모

들이 분담하는 상황에서, 학교 당국은 지원을 많이 하는 학부모의 

자녀를 “앞에 내세우는” 것으로 학부모의 지원을 보상해준다. 학부

모들은 이러한 거래와 특혜를 부패로 여기기보다 학교 운 을 위해 

개별 학교가 취할 수밖에 없는 운 방식으로 인식하고 있다. 교사들

은 또한 방과 후에 운 되는 ‘소조’에 재능 있는 학생들을 참여시키

는데, 소조 참여 학생의 학부모들도 “인사차림”이라는 명목으로 교

사에게 직접 선물이나 돈을 제공하기도 하 다.32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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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난의 행군 이후, 북한은 교육을 정상화하려고 노력하 으나 김

정은 집권기에 학교에 다닌 현재 20  빈곤층의 학교경험은 ‘고난의 

행군’ 시기에 유년기를 보낸 30 와 비슷하다.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 

당국은 초등교육 기간을 1년 늘려 의무교육 기간을 연장하고, 전기

중등교육과 후기중등교육을 분리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학제개편을 

실시하 으며, ‘사회주의 강성국가’를 실현하기 위한 ‘전민과학기술

인재화’를 국가교육의 목표로 내세웠다. 이러한 기조하에서 교육환경

을 개선해 교실을 ‘현 화’, ‘정보화’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그런데 

교육 조건과 환경 개선은 국가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개별 학교 단

위에서 추진할 것을 독려하고 있다(김병연 ‧ 김지수 2020, 193-195). 

이에 도시 지역 학교와 농촌지역 학교 간의 ‘교육 현 화’ 격차가 심해

지고, 학교별 학생들의 교육열과 학업 역량의 차이도 증가하고 있다. 

특히, 시장화로 인해 계층 간 경제적 격차가 심화되면서 경제력이 

없는 가정의 학생들이 학교에서 느끼는 차별감과 상 적 박탈감은 

더 커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00년  초반에 양강도에서 태어

난 사례 1은 어릴 때 아버지가 사망하고 어머니가 행방불명되면서 

할머니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생활을 하 다. 학교에서 요구하는 비

목을 내기가 힘들었고, 매번 못 낸 사람으로 이름이 불리고 일으켜 

세워져야 했다. 너무 수치스러워 차라리 선생님이 “니가 밭을 갈아

라. 그러면 이걸 면제해주겠다.”라고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자신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로 수모를 당해야 했기에 

학교에 내야 하는 게 있는 날에는 차라리 학교에 가고 싶지 않아서 

할머니에게 울고 떼를 쓰기도 했다. 화목 를 많이 낸 친구들은 난

32ⳇ 사례 9는 인민학교에서 수학 소조에 들었는데, 수학 소조에는 공부를 잘해서 좋

은 학교에 진학하려고 준비하는 학생들 중 두 부류가 참여했다고 한다. 한 부류는 

공부를 정말 잘해서 “자기 학교의 명예를 떨칠 수 있는 애들”이고, 다른 한 부류는 

“부모가 다달이 와서 돈을 낼 수 있는 돈 많은 애들”이었다. (사례 9 구술녹취록,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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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주변으로 앉고 못 낸 친구들은 창가에 앉았지만, 그걸 부당하다

고 생각하기보다 돈을 못 내는 상황이 부끄럽고 위축되었다. 

초등학교 때는 제일 기억에 남았던 게 제가 공부를 조금 잘해가

지고 그 시험지를 선생님이 제 거랑 잘사는 친구애 것을 바꿔가지고 

제 시험지를 그 친구 거로 만들어주고 그 친구의 낮은 점수를 제 

거로 올려주셨다는 걸 제가 보게 됐거든요. 그때 “이렇게 해도 되

나?”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걸 얘기할 수가 없는 게 제가…. 저기

는 겨울이면은 난로를 피워야 되니까 나무, 화목 라고 해가지고 그 

돈도 내야 되는데 그런 것도 못 내다보니까 항상 주도권이 없었어

요. 그래서 주도권이 없다 보니까 선생님이 저렇게 하면 저는 해야 

되는가 보다 생각하고. (사례 1 구술녹취록, 3)

사례 1은 학교에 낼 것을 제 로 못 낸다는 생각 때문에 교사의 

부당한 우에도 침묵을 선택했다. 그는 성적을 조작하는 교사의 행

동을 본 후 집에 돈이 없거나 부모가 간부가 아니면 실력 로 평가받

을 수 없음을 깨닫고 학 진학을 포기했다.

2000년  초반생인 사례 2 또한 가정형편을 알기에 학교에 돈을 

내기 위해 부모님께 돈을 달라고 말하는 것이 어려웠다. 그래서 늘 

교사에게 혼나고 맞기도 했으며, 심하게 차별을 받았다. 그는 교사

들이 가난한 학생들을 좋아하지 않았고, 같은 규율위반 행동을 해도 

자신만 혼을 냈다고 기억한다.

학교 다닐 때 저희 진짜 못살았어요. 샘들이 좀 안 좋아하죠. 그

런 거 안 내면 계속 일어나라고 그러고 막 때려요. 같이 나쁜 짓을 

했는데 나만 때리는 거 있잖아요, 똑같이 나쁜 짓을 해도. 똑같이 

지각을 했어도 나만 따로 나오라고 이런 게 있거든요. 뭘 안 내니까. 

“너는 아무것도 안 내는 게.” 이렇게 노골적으로 말을 해요. (중략)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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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면 후과가 학부모들로부터 오는데 저는 집에 가서 말을 안 하니까 

모르거든요, 엄마가. 뭐 저는 때려도 아무 소식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화를 나한테 풀거든요. (사례 2 구술녹취록, 27-28). 

김정은 시기에 들어서며 교육당국은 교사가 학생 체벌을 금지하

는 방침을 내려보냈고, 체벌 시 학교에 찾아가 항의하는 학부모들이 

늘어났다(사례 2, 사례 3). “반을 못 낳아 하나를 낳는다.”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출생률이 낮아지면서 부모의 관심과 지지가 한두 자녀

에게 집중되고 있지만(사례 15), 경제적 능력이 없는 부모는 하루 벌

어 하루 먹는데 바빠 자녀의 학교생활에 신경을 쓸 여력이 없다. 그

렇기 때문에 교사들은 경제력과 권력이 없는 가정의 자녀들에게 폭

력을 더 많이 행사하는 경향이 있으며, 학생들끼리 문제가 생겨도 

그런 학생들을 보호해주지 않았다고 면담자들은 말한다(사례 2, 사

례 4). 농민이었던 사례 4의 부모는 자녀가 학교폭력을 심하게 겪었

는데도 학교가 나서서 보호해주지 않자 학교에 찾아가 문제제기를 

하는 신 친척들의 도움을 얻고자 외가가 있는 더 가난한 지역으로 

자녀를 전학시켰다. 

부모의 경제력은 학생들이 학교에서 수행하는 동원노동에도 향

을 미친다. 2018년에 고급중학교를 졸업한 사례 1은 학교 다닐 때 평

일 오전에는 공부를 하고 오후에는 짧은 식사 시간 후 거의 매일 동원

을 나갔고, 일요일도 “당연히 동원을 가는 날”로 생각했다. 반면, 경

제력이 있는 학부모는 학교에 돈을 내고 자녀의 동원노동을 면제받

는다. 학부모들이 내는 돈은 학교 시설 보수, 설비 확충 등 학교 운

이나 학급 운 에 쓰이기 때문에 학교는 돈을 내고 동원노동을 면제

받으려고 하는 것을 비판하기보다는 암묵적으로 인정한다.  

청년들의 구술에 따르면, 고급중학교에서 매년 3주간 진행되는 

‘생산노동’ 시간에도 돈을 내고 빠지는 학생들이 많다. ‘생산노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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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 후에 학교별로 이루어지는 동원노동과 달리, ‘교육과 노동의 

결합’이라는 취지로 하는 공식 교육과정이다. 주로 농번기에 학교 

인근의 농촌지역에 가서 학생과 교사가 숙식을 함께하면서 농가의 

일손을 돕는 ‘농촌지원’ 방식으로 진행된다. 2010년  후반에 고급

중학교를 다녔던 사례 14는 매년 농번기에 3주간 농촌지원을 갔다. 

그는 농촌지원에서 이른 아침부터 찬물에 들어가 모내기를 하고 비

가 와도 우비를 쓰고 일을 하는 등 육체적, 정신적으로 매우 힘든 

노동을 수행했다고 기억한다. 그는 농촌지원 경험이 또래 친구들과 

숙식을 함께하는 재미가 있고, 어려운 상황을 함께 버텨나가면서 

“성장해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다고 기억하

지만, 어린 학생들이 견디기에는 노동 강도가 높았기 때문에 경제적

으로 여유 있는 부모는 학교에 돈을 내고 자녀가 농촌지원에서 제외

되도록 했다고 말했다. 경제력이 있는 부모가 학교에 돈을 내고 학

교교육과정의 일부나 방과 후 동원노동을 빠지는 것은 북한의 학교

에서 매우 흔하게 볼 수 있는 모습이다. 소조활동을 하는 경우에 방

과 후 동원노동에서 제외되기도 하고, 법적으로 금하는 사교육을 받

으려 돈을 내고 방과 후 활동이나 동원노동, 심지어 정규 수업시간

에 빠지는 경우도 있다(사례 20). 

동원노동은 도시보다 농촌지역에서 더 자주, 더 이른 시기부터 이

루어지며 이 때문에 도농 간 교육 격차는 더 벌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평안남도 농촌지역에서 학교에 다닌 사례 4는 교육보다 동원노동이 

더 많았다고 기억한다. 그는 2000년  중반에 소학교에 입학하 는

데, 소학교 저학년 때부터 호미를 들고 농사일에 동원되었다. 못사는 

친구들이 많아 병에다 죽을 싸들고 가서 먹고 배고픔을 참으며 일을 

했고, 방학에도 “강냉이 이삭 100킬로를 줍거나 도토리를 얼만큼 주

우라는 과제를 하느라 바빴다.” 농장원 자녀의 진로는 군사복무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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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장원으로 이미 정해져 있어 “희망도 없고 미래도 없기에” 학교에서 

공부 신 일을 시켜도 불평하는 학생과 학부모는 드물었다고 한다. 

김정은 시기에 국가는 교육을 가장 중요한 사업으로 강조하고 있

지만, 무상의무교육의 붕괴로 빈곤계층 아동의 학교 결석률은 높아

지고 계층 간, 지역 간 교육 격차는 벌어져, 엘리트 교육기관을 제외

한 전반적인 초중등교육의 질이 회복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조정

아 2014, 185-186). 무상교육 중단에 따른 학교의 자체 꾸리기사업, 

학생과 학부모의 지위상승 욕구와 교육열, 교사들의 자력갱생을 위

한 자구적 노력이 맞물리면서 청년들은 학교에서 부모의 경제력에 

따른 차별을 일상적으로 경험하 다. 그러나 학생들은 차별과 부당

한 우를 받더라도 이를 문제시 하지 않고 오히려 돈을 내지 못한 

자신의 탓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국가가 주는 공급과 혜택이 

사라졌음에도 부모의 경제력으로 체할 수 있는 동원노동은 여전

히 남아 있는 상황에서 청년들은 돈의 가치가 무엇보다 앞서는 것을 

학교생활 경험을 통해 배우게 되었다. 

나. 서열화된 교육체계와 진로: 실력주의에 대한 불신과 꿈

북한의 청년들은 부모의 토 와 경제적 능력에 따라 희망할 수 있

는 진로가 일찍부터 정해져 있다고 생각한다. 부모의 전폭적인 지원

을 등에 업은 학생들은 사회 ‧ 경제적 지위를 공고히 하는 데 교육이

라는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반면, 빈곤층의 학생들은 “오르

지 못할 나무는 쳐다보지 않는다.”(사례 1)라는 생각으로 학 진학

을 포기하고 고급중학교 시절부터 학교 공부를 등한시하는 경향을 

보인다. 지방 학의 인기 없는 학과는 실력이 없어도 부모의 경제력

만 있으면 진학할 수 있고, 중앙 학과 지방 학의 인기 있는 학과는 

어느 정도 실력을 갖추어야 하지만 “부모의 토 , 경제력과 인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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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야 실력도 쓸 데가 있다.”라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다(사례 7). 

1970-1980년 까지만 해도 기본군중의 경우는 사회주의 규범이 

작동되어 상급학교 진학과 진로 결정에 개인의 학업 실력이나 생활

태도가 돈보다 중요하게 작용했다.33ⳇ 개인의 실력으로 좋은 학에 

진학하거나 군에서 성실하게 근무한 경우 제  후 학에 진학해 간

부가 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김화순 ‧ 최봉  2022, 36). 그러나 ‘고
난의 행군’ 이후 학업 실력이나 생활태도가 훌륭해도 돈이 없으면 

학에 진학하기 어려워졌다. 

“부모 손에서 돈이 못 나오면 학은 무조건 못 간다.”(사례 7)라는 

인식이 강한데, 그 이유는 공식적인 수업료는 없지만, 학을 다니려면 

각종 잡부금과 생활비가 많이 들기 때문이다. 사례 11의 경우, 평양

에서 학생활을 할 때 규찰 와 동원에 불려 다니고 토요일에도 조

직생활과 정치사상교양을 받느라고 쉬는 날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학생활을 하는 동안 집세와 생활비까지 온전히 부모에게 의존하 다. 

그는 부모님이 본인과 형을 평양의 학에서 공부시키려 전력을 다하셨

다고 표현하며, 주위 분들도 “진짜 너희 아버지 엄마는 웅이다. 절  

잊으면 안 된다. 학 공부를 시키는 것이 쉽지 않다.”라고 이야기했다

고 말했다. 이처럼 최근 북한 사회에서는 자녀의 학 진학에서 부모의 

능력이 중요한 요건이 되면서 실력주의에 한 환상이 깨지고 있다. 

북한당국은 무너진 공교육을 회복하고 교육의 경쟁력을 확보해 

국가 발전을 꾀하려고 2000년  이후 ‘교육에서의 실리주의’ 노선을 

채택하 다. 이는 기존에 평등주의적 교육 기조에서 변화된 노선으

로, 한정된 재화를 엘리트 교육에 집중하는 것이다. 표적인 예로 

1999년부터 재교육 기관인 제1중학교가 전국 시 ‧ 군 ‧ 구 지역마다 

33ⳇ 북한은 주민재등록사업을 마무리하며 1991년도에 ‘출신성분’과 ‘토 ’, 사회성분을 

모두 고려하여 북한 주민의 계층을 기본군중, 복잡군중, 적 계급 잔여분자의 

3계층으로 분류하 다(김화순 ‧ 최봉  202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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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교씩 추가 신설되면서 중등교육체계가 ‘일반중학교-구역 제1중

학교-시 ‧ 군 제1중학교-평양 제1중학교’로 서열화되었다.(조정아 

2007, 122) 이러한 학교 등급은 학교별로 국가적 지원이 차등적으

로 배분되게 하 고, 학 진학 가능성을 계층화하 다. 이후 서열

화된 중등교육체계의 문제점이 노정되자 2009년 군 제1중학교를 폐

지하고 도 제1중학교와 일부 시 제1중학교만 남겨놓았다(김유연 

2014, 40). 하지만 김정은 시기 교육의 전반적 흐름은 평등교육보다 

수월성 교육의 강화로 이어졌고, 고등교육과 재교육으로 우수인

력을 양성하는 것을 국가 발전의 가장 중요한 동력으로 강조하 다

(이성희 ‧ 최경원 2020, 101).

학교의 계층화는 좋은 학에 진학할 기회가 열리는 중등학교 진

학을 목표로 이른 시기부터 사교육을 받는 학생들을 양산하 다. 입

당, 학 졸업, 군 라는 기본 자격을 갖추어야 북한 사회에서 간부

가 될 수 있기에 학 진학은 “발전 가능성”을 갖추는 초석으로 여겨

진다. 학 진학을 목표로 하는 학생은 학교에서 소조 활동을 하는 

것 외에도 사교육을 받으며 어릴 때부터 학업에 몰두한다. 평양의 

중앙 학에 진학할 수 있는 학입학시험 할당은 제1중학교와 외국

어학원을 중심으로 배정된다. 일반중학교는 학 진학률이 낮고 주

로 지방 학 위주로 진학이 이루어지기 떄문에 평양의 중앙 학에 

진학하여 평양에 거주하고자 하는 학생들은 제1중학교나 외국어학

원에 진학하는 것을 목표로 치열한 경쟁 속에 공부한다.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어려서부터 재라는 말을 들은 사례 

17은 인민학교 4학년 때 전국적으로 유명한 수학교사에게 사교육을 

시작했다. 부모가 학교에 돈을 많이 내고 학교에 출석하는 신 사교

육교사 집에서 공부했다. 사례 17은 도 제1중학교에 진학하 고, 

학을 정할 때 평양에 남을 확률이 가장 높다는 학교를 선택하여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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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갔다. 사례 11의 어머니는 평양에서 거주하다 지방에 내려오면서 

지방과 평양의 격차가 심한 것을 보고 “자식들은 무조건 평양 보내야 

되겠다.”라는 결심을 했다. 아버지 또한 “무조건 중앙 학에 가고, 무

조건 평양에서 살아야 한다.”라며 평양에 있는 중앙 학에 진학하기 

위해 제1중학교나 외국어학원 중 한 곳을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사로 큰돈을 번 부모를 둔 사례 10은 지역의 일반중학교에서 인

기 있는 전문학교에 진학한 경우이다. 사례 10의 아버지는 딸에게 

실력 있는 의사는 “다양한 환자를 다 만나면서 한 입 두 입 건너 간부

들도 많이 알게 되고, 또 와이프들도 많이 알게 되니까” 돈과 인맥을 

쌓을 수 있다고 하며 의학전문학교에 진학하여 준의사가 될 것을 권

하 다. 중학교에서는 학 진학을 원하는 학생들을 모아놓고 시험

을 치러 성적순으로 몇 명을 선발해서 6개월간 학교에서 숙식하며 

교사와 공부하게 한 후 다시 시험을 봐서 성적순으로 희망하는 학교

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학교에서 숙식하며 공부하는 동안 부모

들은 매끼 학생과 교사의 도시락을 싸다 나르고 교사들을 경제적으

로 지원했다. 공부를 잘해도 경제적 뒷받침이 어려운 학생들은 여기

에 낄 수 없었다. 의학전문학교 뽄뜨가 내려오지 않자, 사례 10의 

아버지는 교육부 윗선에 뇌물을 줘서 뽄뜨를 받아냈다. 사례 10은 

아버지가 경제력이 있어 간부들에게 뇌물을 주고 인맥을 쌓았기에 

이런 일이 가능했다고 말했다. 이렇듯 북한 청년들 사이에서는 학 

진학에서도 학업능력 외에 필요한 시점에 연줄을 동원하여 필요한 

자리를 만들어내는 것이 실력이라는 의식이 팽배해지고 있다. 

국가는 고등교육을 받은 청년들에게 인민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 

데 기여하고 국가에 충성할 것을 요구하나, 다수 청년은 돈을 더 

잘 벌 수 있는 자리에 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학에 진학한다. 지위

를 이용하여 돈벌이를 할 수 있는 직업과 연관되는 학과가 인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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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다. 즉, 교육은 ‘먹을 게 많은’ 직장을 잡는 수단으로 인식되는 경

향이 커지고 있다. 통념상 학을 졸업하면 “계급이 달라지고” 사람

을 부리는 위치에 올라가게 된다. 아래 인용문에서 사례 13은 북한

에서는 직장에서 직급이 높으면 관리하는 사람의 수가 많아지고, 그 

사람들에게 수입이 생기는 노동을 시킨 후 이들이 벌어들인 수익 일

부를 수취할 수 있다는 생각을 피력했다. 이와 같은 인식을 바탕으

로, 북한 청년들은 학 졸업 후 고위관리직 간부로 가는 것이 ‘먹을 

게 많은’ 좋은 직업으로 여긴다.  

우선 학을 졸업하면 어디 가서 막노동은 안 해요, 솔직히. 그

러면 벌써 계급이 틀려지는 거거든요. 계급이 차이가 되죠. 아무리 

못 가도 사무직에는 배치된단 말이에요. 어느 공장 기업소 노동판

에 배치된다 해도 거기에 뭐 기사라든가. 무슨 이렇게 막노동하고 

그런 거는 안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서부터 한 1-2년간 자기 사업

을 인정받으면 그다음엔 올려지거든요. 그러면 최소한 기사장이나 

직장장이나 이렇게 올려줄 수 있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계급이 

되면 밑에 사람들이 많이 달리면 그게 돈이 되거든요. 그중 몇 명 

추려서 어디 가서 뭐 노동을 시킬 수도 있고. 그 사람들 몇 명에게 

돈벌이를 제가 자기 목적으로 시킬 수도 있고. 그건 자기 능력이니

까. (사례 13 구술녹취록, 26)

학 진학을 통한 발전 가능성을 높인다는 것은 학에서 배우는 

수업을 통해 전공 지식을 넓힌다는 의미도 있겠지만 그보다 앞으로 

서로 도와줄 인맥을 쌓는다는 뜻이기도 하다. 기숙사나 강의실뿐 아

니라 최근에는 학 주변에서 학생들을 상으로 음식과 공간을 

제공하는 간이식당이 학생들의 인적 네트워크 형성과 교류 장소

로 기능을 한다(사례 3, 사례 9).34ⳇ 사례 9는 2000년  말부터 2010

년  중반까지 평양의 중앙 학을 다녔고, 사례 3은 김정은 집권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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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부터 2010년  중반까지 지방의 사범 학을 다녔다. 학생들은 시

간이 날 때마다 “짱집”, “○○네”, “죽집”이라 불린 학교 앞 간이식당

에 모여 음식을 사먹으며 카드놀이를 하거나 게임을 하고 잠을 자기

도 했다. 이 공간은 어느 집을 이용하는가에 따라 어울리는 무리가 

달라지는 “끼리끼리 가는 집”이고, “우리들이 노는 공간”, 일종의 

“아지트”이다(사례 3, 사례 9). 

이곳에 모이는 학생들은 다른 학생들이 오후에 작업동원을 나갈 

때 학교에 돈을 내고 동원을 면제받을 수 있는 형편의 학생들로, 같

이 먹고 놀면서 선후배 간의 네트워크가 만들어지고, 졸업 이후에도 

이 네트워크가 유지된다. 학 재학 시에는 학교나 교수와의 관계에

서 문제가 생기면 선배가 나서서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기도 하고, 

진로정보도 공유한다. “마음으로 위한다기보다 서로의 이익을 주고

받는” “기브앤테이크” 관계이지만, 졸업 후에 보위부와 같은 요직에 

들어가는 선배들이 있어 지속적으로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다. 여기

서 형성된 인맥은 “ 학 다녀본 사람들만 아는 진짜 중요한” 인맥이

다(사례 3). 불확실한 사회일수록 불확실성을 상쇄할 자구책으로 뇌

물이나 연줄을 활용하는 경향이 높은데, 북한 사회도 공정한 제도를 

바탕으로 투명하고 원칙적으로 사회가 운 된다는 믿음이 없기에 

더욱 뇌물과 연줄에 기 는 경향을 보인다(홍민 2004, 153). 뇌물을 

적절하게 바쳐 일을 해결하는 것이 생존기술이자 능력이라는 인식

이 만연하게 된 사회에서 학연을 통한 인맥 형성은 능력을 발휘할 

발판을 마련하는 일로 여겨지고 있다. 

34ⳇ 연구 참여자들에 따르면, 주요 학 주변에 수십 개씩 존재하는 간이식당은 정식 

허가를 받은 식당이 아니라 개인집에서 사적 공간을 업용으로 개조하여 운

하는 것이다. 보통 10명 정도 인원이 빼곡히 앉을 수 있는 온돌방 한두 개를 제공

하고 공간 사용료 신 음식을 판매하여 수익을 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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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기관 진학에서는 계층별, 젠더별로 차이가 나타난다. 

학을 졸업할 경우 군복무 기간이 단축되므로 중상위 계층의 남성들

은 고급중학교 졸업 후 장기간 군복무를 하는 신 학에 진학하는 

것이 더 빨리 좋은 직업을 가질 수 있는 길이라고 여긴다. 토 가 

좋아 간부를 꿈꿀 수 있는 경우는 사법 ‧ 통제기관 일꾼, 당 일꾼을 

선호한다. 중앙 학에 가지 않더라도 부모의 인맥과 경제력이 있으

면 공업 학, 농업 학 등 도급 학을 졸업해도 연줄을 동원하고 뇌

물을 써서 당기관이나 보위부 등 사법 ‧ 통제기관으로 갈 수 있다. 외

국에 나가는 일이 흔치 않았을 때는 외국어 학과 김일성종합 학 

외문학부의 인기가 높았지만, 외무역이 늘고 해외파견 노동 등으

로 외국으로 나가는 길이 확 되면서 외국어 학의 인기가 낮아졌

다고 한다(사례 9). 김정은 정권에서 과학기술교육을 강조하지만, 

출신성분이 좋은 청년들은 이공계 학 진학을 선호하지 않고, 이공

계 학 졸업 후에도 연구직으로 취업하기보다는 당 간부가 될 수 있

는 길을 택한다(사례 17). 경제적 여유는 있지만 토 가 좋지 않아 

간부를 꿈꿀 수 없을 청년들은 학에 진학해 의사 등 전문기술직이 

되는 길을 선호한다(사례 1, 사례 10, 사례 15).

가정의 경제력과 권력이 뒷받침되지 않는 남성들은 부분 고급

중학교 졸업 후 군에 입 한다. 북한은 2003년 3월 26일 최고인민

회의 제10기 6차 회의에서 ｢군사복무법｣을 제정하고 전민군사복무

제를 시행하 다. 전민군사복무제의 시행에 따라 군복무 기간은 남

성의 경우 10년, 여성은 7년으로 알려져 있다(국립통일교육원 

2023, 116). 2002년 ‘7.1 경제관리 개선조치’ 이후 군 에서도 부  

운 을 위해 자체 해결해야 할 사안들이 적지 않아 상당수 부 에서 

외화벌이, 리활동, 근로 동원 등 수익사업을 위한 경제활동을 묵

인하는 실정이다(국립통일교육원 2023, 118). 이에 군인들은 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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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에 동원되어 무급 또는 유급으로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청년들은 군 에서 무급으로 노동력을 제공하는 것보다 부수입을 

올릴 수 있는 자리를 선호하며, 그런 자리에서 군 생활을 하려고 인

맥을 동원하거나 뇌물을 주기도 한다. 사례 13은 고급중학교 졸업 

후 입 하 는데, 식량이 제 로 배급되지 않아 굶주리면서 힘든 일

을 하게 되자 아래 구술에서 보는 바와 같이 친척을 통해 평양 건설

을 담당하는 부 로 재배치받았다. 

군생활 할 때도 신병훈련 받을 때 너무나도 힘들더라고요. 그래

서 어떡하나 환경은 제가 바꿔야 한다. (중략) 탈 했어요. 그다음

에 바로 집으로 튀어가가지고 “나 이런 환경이다. 빨리 나를 도와

라.” 해가지고 친척한테 바로 전화하게 해가지고, 그다음에 바로 

뽑아서 평양으로 보내고. 그리고 뭐가 또 맞지 않으면… 내가 할 

수 있는 기회를 최 한 활용했죠. (사례 13 구술녹취록, 61)

사례 13은 군인 신분이었지만 군 가 담당한 건설작업을 수행하

면서 자신도 직무를 활용해서 큰돈을 벌었고, 군복무 기간에 지인의 

명의를 빌려 평양에 아파트를 구입했다. 이와 달리, 고급중학교 졸

업 후 10년 의무 복무를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입 한 사례 4는 

생활조건이 매우 열악한 부 에 배치받았지만 인맥과 경제력이 없

어 다른 부 로 옮길 수 없었다.  

무상배급이 이루어져야 하는 군부 조차 자력갱생의 바람이 불

자, 부 별로 군인들의 처우가 상당 수준으로 차이가 나며 부 에서 

맡은 자리에 따라 경력을 쌓고 돈벌이할 기회도 달라진다. 학교와 

마찬가지로 군생활에서도 부모의 지원 여부가 중요하게 작용하게 

되었고, 군생활을 국가를 위해 충성하는 의무복무 기간으로 여기기

보다 능력에 따라 배치될 부 를 선택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청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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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에 조심스럽게 일고 있다. 최근에는 중상위 계층 청년들을 중심

으로 군 를 회피하거나 짧게 다녀오는 것이 현명하다는 인식이 중

층 가정에까지 확산되고 있다(사례 5, 사례 15). 일부 청년들은 학 

졸업 후 군부  소속 회사에서 군복무를 하거나 군복무로 인정되는 

기간제 산업에 종사하는 길을 모색하기도 한다.

고급중학교 졸업 후 여성청년들의 진로도 남성과 마찬가지로 

학 진학, 직장 진출, 군 라는 세 가지 진로로 분화된다(김화순 외 

2020, 217). 전민복무제로 여성들도 고급중학교 졸업 후 군입 를 

하도록 하고 있지만, 여성들의 경우 신체조건, 와병, 가사 등 다양한 

이유로 군입 를 피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여성의 

학 진학률은 남성의 절반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 국제기구 통계에 

따르면, 2018년 기준 북한의 고등교육기관 취학률은 26.8%인데, 이를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은 35.2%, 여성은 18.1%(UNESCO Institute 

for Statistics(UIS))로 여성의 고등교육기관 취학률은 남성의 절반 

정도에 불과하다. 또한 고등교육과 산업구조에서 산업부문별, 전공

별 젠더 차이가 크게 나타난다(조정아 외 2019, 168). 북한에서 여성

들의 사회진출이 장려되는 부문은 경공업, 교육, 문화, 편의봉사 부문 

등 여성에게 적합한 직종으로 규정된 역이다(박 자 2017, 356). 

고위직군 중 여성의 비중도 높지 않다. 2008년 인구센서스 자료에 

따르면, 고위직군인 책임일꾼의 비중이 여성 중에는 0.5%인데 비해, 

남성 중에는 2.5%로 다섯 배 차이가 나며, 전문가 비중도 여성 중 5.9%, 

남성 중 10.5%로 남성이 두 배가량 높다(조정아 외 2019, 172-173).

사회적으로 가치를 인정받는 공식 노동부문에서 여성의 사회진출

이 제한적이고 여성들은 학을 졸업해도 권력과 부가 따르는 직업

을 갖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학 졸업장은 능력 있는 남자를 

만나는 데 필요한 것일 뿐이라는 인식도 존재한다. 경제력이 있는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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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들은 딸을 학에 보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여성은 학에 진학

하는 것보다 빨리 돈을 버는 길을 택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여긴다

(사례 5).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이지만 무리해서 지방의 전문학교

에 진학한 사례 7은 여성이 일할 수 있는 “직업 자체가 없기 때문에” 
“전문학교 졸업장이 전혀 필요가 없었다.”고 이야기했다. 사례 7의 

아버지는 딸들이 “흙 만지고 노동하는 직업이 아닌 편안하고 안정된 

직업”을 갖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딸을 컴퓨터 관련 학과에 진학시켰

고, 사례 7은 전문학교에 입학할 때 공부를 마치면 뭐라도 할 수 있을 

거라는 기 감이 컸다. 그러나 그는 전문학교 졸업 후 직업 배치과정

에서 경제력이나 연줄을 동원하지 못해 일반 직장에서 전공과 관련 

없는 일을 하게 되었다. 그는 결국 직장을 무단으로 이탈하여 다른 

지역에 가서 봉제공장 재봉공으로 일해서 돈을 벌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이거나 특별히 공부에 두각을 나타내지 않

는 청년들은 일찍이 현실을 자각하고 학교 공부와 자신의 진로를 연

결해 생각하지 않는다. 특히 부모가 육체노동을 하는 노동자, 농민이

거나 토 가 좋지 않은 경우에는 부모의 직업이 물림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고 학 진학을 꿈꾸지 않는다(사례 1, 사례 2, 사례 

4). 빈곤층 남학생들은 군 를 나가는 것을 기정사실화하고 학교를 

‘놀음터’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으며, 학교 밖에서 돈을 버는 것에 더 

집중한다(사례 2, 사례 4). 여학생들도 “돈이 많은 사람은 어떻게든 

원하는 데로 가고, 돈이 없으면 힘든 데 배치되는” 것을 알기에 배치

될 직업에 해 기 가 없이 “장사하다 시집가서 살다보면 어떻게 살

게 되겠지.”라고 생각하기도 했다(사례 1). 사례 1은 에 따르면 김정

은 집권 이후 시기에 학급에서 조는 학생들은 그 로 두고 상위 몇 

프로의 공부 잘하는 친구들을 중심으로 수업을 진행하는 것이 느껴

졌다고 회고하는데, 이러한 교실 분위기는 학교 공부를 잘해야 할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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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성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학생들이 교실에서 방치되거나 교실을 

떠나도록 하는 데 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실력주의에 한 환상이 깨지고 부모의 능력이 학생의 실력보다 

우선시되는 것을 경험한 청년들은 일찍부터 고등교육을 준비할지 

중등교육으로 학업을 마칠지를 결정한다. 자신의 진로를 개척하는 

데 학력이 중요하다는 생각으로 학 진학을 준비하는 청년들과 고

급중학교 졸업 후 입 하거나 장사로 돈을 벌 생각을 하는 청년들은 

고급중학교 단계부터 분명하게 나뉘며, 가정의 경제력과 출신성분

이 이를 결정하는 요소가 된다. 부모의 지원을 기 하기 힘들거나 

오히려 부모를 부양해야 하는 이들은 ‘부모의 기획’을 따라 ‘모살이’
를 하는 청년들과 달리, 일찍 시장에 뛰어들어 돈을 벌 수 있는 길을 

모색하고, 기성세 가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길을 열어나간다.

다. 정치교양교육과 형식적인 충성

북한 학교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치사상교육으로, 이는 백

두혈통의 위 성을 강조하고 그 계승을 정당화하고 후  수령이 뛰

어난 자질을 갖추고 있음을 교육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조정아 

외 2015, 58). 중등학교 공식교육과정으로는 김일성, 김정일, 김정

숙, 김정은 ‘혁명력사’와 ‘혁명활동’ 교과에서 이들의 혁명업적과 

도력, 애민정신을 가르침으로써 이들을 우상화하고, 학생들로 하여

금 지도자에 한 헌신의 자세와 충성심을 배양하고자 한다(조정아 

외 2015, 95). 그러나 교과서의 내용을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외우

며” 당과 수령에 한 헌신과 복종을 어릴 때부터 교육받고 자란 북

한의 청년들 중 상당수는 입으로는 교육내용을 암기하지만 그것이 

체화되어 당과 수령에 한 진정한 충성심으로 발현되지는 않는다. 

이러한 현상은 북한 청년들이 당과 수령의 공급과 배려를 받고 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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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았기에, 감사함에서 우러나온 충성심 없이 학습에 의한 외형적

인 맹세를 습관화하 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평양의 중앙 학 출신인 사례 11의 구술에서 볼 수 있듯이, 국가

에서 하라는 로만 하면 살아남을 수가 없다는 것을 터득한 청년들

의 모습에는 국가에 형식적으로 충성하는 척하고 뒤에서는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는 이중적 태도가 나타나고 있다. 

부모님, 옛날 사람들이 더 충실한 세 고, 지금 세 는 더 그렇지 

않고 그냥 겉으로만 충실한 척하고 속으로는 다 그저 자기 살 궁리

하고 그렇죠. 사람들이 옳고 그른 거를 다 가려볼 능력이 있잖아요, 

머릿속으로. 그런데 그거를 밖으로 표현하면 안 되고. 그 사회에서

는 그렇게 하면 다 잡혀가고 하거든요. 자기 하고 싶은 소리 할 수는 

없는 거고. 그러니까 그저 이 시 는 이런 시 니까 여기 맞춰서 그

렇게 자기를 보여지게 만들어놓고 속으로는, 뭐 마음속으로는 그렇

게 살 수는 없는 거죠. 나라에 충실하고 당에 충실해서 자기 가족 

먹여 살리기 힘든 거고. 앞으로는 그렇게 다 충성을 외치고, 뒤에서

는 다 자기 살 궁리하는 거죠. (사례 11 구술녹취록, 28-29).

2010년  후반에 고급중학교를 다닌 사례 1이 그리는 다음과 같

은 고급중학교 교실 풍경은 기성세 와는 다른, 국가와 지도자에 

한 북한 청년들의 복합적이고 다양한 마음을 보여준다. 

초상화 정성관리를 한다 그러면은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 시간에

는 제가 하고 싶은 걸 더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친구들은 꼭 자기가 

그걸 해요. 초상화 정성관리. 닦고 뭐 그걸 학교에도 교실에도 그 

초상화가 걸려 있는데, 말씀판이랑 그걸 항상 닦고 “이걸 잘 모셔야 

된다.” 이런 꼰대 같은 얘기를 많이 하는 친구들이 가끔 있었거든요. 

그럼 저희는 “그거는 당번이 알아서 하겠지. 굳이 우리가 해야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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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간 이런 느낌인 거고. 그런데 말은 표현을 못 하고, 서로 눈치로 

그렇게 보는 거고. 그런 친구들은 진짜 자기가 올라가가지고 매일 

닦고. 네, 그런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렇다고 그걸 뭐 “쟤 왜 저래?”
는 못하죠. 왜냐하면 사회적으로 당, 당 이렇게 하는데 저희가 “쟤 

왜 저래?” 하면은 그건 총살감이니까. 그건 못 하고 그냥 “열심히 

한다. 그런데 나는 그렇게까지 못 할 거 같다.” 그냥 생각으로만 하

고 있죠. (중략) 가끔 하는 말이 “선생님한테 칭찬받으려고 저렇게

까지 하나?”라는 말까지는 해요. (사례 1 구술녹취록, 32-33)

북한 학교에서는 매일 수업시작 전에 학생들이 청소를 하는데, 청

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초상화 정성사업’이라고 불리는, 교실 전

면에 걸린 김일성, 김정일의 초상화를 청소하는 작업이다. 사례 1에 

따르면, 60여 명의 급우 중 두세 명 정도가 초상화 정성관리에 매일 

열심히 참여하 다. 이런 친구들은 “간부집 자식이거나 진짜 고지식

한 부모님 밑에서 자란 친구들”로, “내 몸보다 당이 먼저고 원수님이 

먼저”라고 생각하는 청년들이다. 흥미로운 것은 이를 바라보는 다

수 학생의 시선이다. 다수 학생은 진심으로 초상화 정성관리를 하

는 친구들을 “석기,”35ⳇ “꼰 ”로 여기고, 그런 행동을 “선생님에게 

칭찬받으려고” 하는 것으로 치부하지만, “당과 수령”을 강조하는 분

위기와 강력한 처벌 기제 속에서 이런 생각을 입 밖으로 내어 표현하

지는 못한다. 한편, 초상화 정성관리는 형식적으로 하는 청년들이

지만, 소년단창립절 행사 같은 김정은이 참여하는 행사에 참여하는 

것은 “가문의 광”으로 여긴다. 그 이유를 묻는 연구자에게 사례 1

은 김정은은 “북한 친구들한테는 신적인 존재”이고, 김정은이 참석

하는 행사에 참여해서 그를 만난다면 “세상의 모든 걸 다 얻은 느낌”

35ⳇ “석기”는 북한에서 마치 석기시 에 사는 것처럼 시 의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는 

사람을 비꼬아 말할 때 쓰이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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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받을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김정은이 참석하는 “1호 행사”에 참

여하는 것은 학 진학에도 도움이 되고 직업 배치를 받을 때도 원하

는 곳에 갈 수 있는 “플러스되는 것들이 되게 많다.”라고 덧붙 다. 

집안 형편상 학 진학이나 간부가 되는 길을 꿈꿀 수 없었던 사

례 2가 정성사업에 임했던 태도는 사례 1이 전해준 열성자들의 태도

와는 사뭇 다르다. ‘정성사업’은 학교만이 아니라 북한 지역 곳곳에 

세워진 ‘ 생탑’에서도 이루어진다.36ⳇ 생탑 주위를 청소하는 일 

또한 고급중학교 학생들이 아침에 등교 전에 해야 하는 일로, 학교

에서는 청소하러 나오는 학생들의 이름을 적고, 교실 뒷면에 출석상

황을 도표로 만들어 관리하기도 한다. 사례 2는 생탑 정성관리에 

잘 참여하지 않았고 가끔 참여할 때는 청소에 열중하기보다 친구들

과 주변 잔디밭에서 미끄럼 타면서 놀고 생탑 주변의 잣나무에서 

잣을 따는 데서 재미를 느꼈다. 

생탑이 재미났거든요, 그게. 저희 거는 잔디가 이렇게 쭉 싸여

서, 산에다 지어가지고 잔디가 이렇게 졌거든요. 저희 미끄럼 타는 

게 진짜 재미나가지고 그것 때문에 나갔거든요. 그런데 영생탑에서 

뛰노는 거 약간 교양이… 그거에 대한 충성심이 없는 거로 알거든

요. 거기서 노는 사람이 없어요. 논다고 뭐라고 그러는 사람이 없

고 샘들이 뭐라 그러는 거죠. (중략) 그거 진짜 재미나가지고. 풀밭

에서 이런 뒹구는 게 진짜 재미나서. 그런데 그 뒤에 가면 또 잣이 

있거든요. 잣나무를 생탑 뒤에 많이 심거든요. 무조건 잣나무 심

어요. 그 잣이 달리니까. 북한에서는 그걸 따먹는 사람이 없을걸

요. 알아서 관리인들이 따겠는지 모르겠는데 없더라고요. 관리인

들은 따는데 그걸 이렇게 경비 서지 않거든요. 누구 훔쳐 가지도 

않고. 저희는 따 먹었어요, 저희는. (사례 2 구술녹취록, 68-69)

36ⳇ 생탑은 “위 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는 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와 

같은 문구가 새겨진 정치적 조형물로, 도심이나 마을마다 설치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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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2는 자신에게 부과된 정치사상적 의례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정도로만 형식적으로 참여하면서 이 시간을 친구들과 함께하

는 놀이의 시간으로 전유한다. 그는 자신의 이러한 행동을 “백공이

(102)삽”이라는 말로 표현한다. 백공이삽은 “남들이 100삽을 뜰 때 

나는 한 삽 뜨고 놀다가 마지막에 한 삽 더 뜨고 엄청 일한 것처럼” 
보이는 행동을 말한다(사례 2). 북한 당국은 이러한 행위를 겉치레

와 눈가림만 하는 ‘요령주의’로 규정하고 꾸준한 사상교양으로 뿌리 

뽑아야 한다고 주장하지만(노동신문 2022.9.13.), 국가에 한 헌신

과 충성의 가를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많은 청년들은 사례 2가 

보여주는 형식적인 복종과 요령주의로 국가가 부과하는 과업을 수

행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고급중학교 학생들뿐 아니라 학생들 속에서도 이와 비슷한 모

습이 나타난다. 스스로를 “빨간청년동맹원”이라고 표현한 사례 9는 

자신은 “김정은 김일성을 정말 하늘처럼 생각하고 태양이라고 생각

했었지만” 다수 후배는 “혁명역사는 시험만 잘 보면 되지 굳이 왜 

충성까지 해야 하는가?”라는 태도를 취했다고 전했다. 혁명역사를 

잘 배워 충성심을 기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원하는 로 진학

하거나 취직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시험만 잘 보면 된다는 인식이 

지배적이라는 것이다. 사례 9는 학의 정치사상교양 시간에 보여

주는 지도자의 기록 화를 좋아했는데, 자신과 달리 후배들은 “정말 

죽지 못해서 앉아 있는 자세”로 앉아 휴 전화로 문자를 주고받으며 

딴짓을 했다고 한다. 돈을 내고 청년동맹의 정치사상교육 시간에 아

예 참석하지 않는 청년들도 있었다. 사례 9는 학급 인원의 20-30%

가 “친구고 의리고 다 없이 저 혼자 편안하겠다고” 청년동맹의 정치

학습과 각종 동원을 빠져나왔다고 말한다. 사례 9는 후배들의 충성

스럽지 못한 태도를 비판하면서도, 두세 시간 동안 지루한 내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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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이 끊어지게 받아써야 하는” 청년동맹 주관의 정치학습회를 왜 

하는지 모르겠다고 생각했고 마지못해 참여했다고 말한다. 

국가를 신뢰하고 충성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사상교양이나 

국가의 정치적 의례에는 형식적으로 참여하며 개인의 이해를 도모

하는 청년들의 이와 같은 태도는 이들의 생애경험과 연관된다. 다

수 청년은 ‘고난의 행군’ 시기를 지나며 국가에서 시키는 로만 했

던 주민들은 굶어 죽었다는 것을 부모에게서 들으며 성장하 고, 

2009년 11월 말에 단행된 화폐개혁으로 부모와 친척들이 큰 타격을 

입는 것을 직간접적으로 지켜보며 국가는 신뢰와 충성의 상이 아

니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특히, 경제난 시기를 직접 경험하지 못

한 20  초중반 청년들에게는 2009년 말 화폐개혁의 충격이 더 컸

던 것으로 보인다. 사례 8과 사례 17은 부모님이 큰 장사를 하여 유

복하게 살다가 화폐개혁으로 갖고 있던 북한돈을 쓸 수 없게 되면서 

가세가 급격히 기울었다. 사례 8은 화폐개혁 이후 청년들의 국가에 

한 생각의 변화를 다음과 같이 말한다.

 

국가에 충성하긴 하는데 저희 세 가 겪은 일이 많잖아요. 화폐

교환도 겪었고, 그래서 신뢰도가 어느 정도 무너져 있어요. 막 그

렇게 충성하지는 않아요. 하기는 해야 하는데 마음속으로는 해야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국가만 믿고 따라갔다가는 거지가 될 것 같

아서 나라에 충성하면서 내 일도 하는 세 라면, 아랫세 는 “그게 

뭔데? 나만 편안하면 되지.” 자기를 중심에 놓고 생각을 하더라고

요. (중략) 나라만 믿고 살면 안 되겠다는 생각은 그전부터 했어요. 

자력갱생이 답이다는 생각을 했죠. 그래서 그렇게 살았는데 국가가 

그걸 더 넘어가지고 이제는 빼앗기까지 하니까 “이제는 그냥 너 따

로 나 따로 생각해야겠다. 국가는 국가대로, 나는 나대로.” 그런 생

각을 하게 되었고. (사례 8 구술녹취록, 36,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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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폐개혁에서 국가권력의 위력을 확인한 청년들은 권력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시장 활동은 국가가 마음만 먹으면 하루아침에 무위로 

돌아갈 수도 있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게 되었다. 이에 일부 청년

들은 국가를 신뢰하지 않으면서도 권력을 잡아 본인과 가족을 지켜

야 한다는 마음으로 더욱더 권력의 길을 욕망하게 되었다. 

한편, 간부가 될 수 없고 그런 꿈을 꿀 수도 없는 청년들도 형식적

이나마 체제에 한 순응적 태도에서 벗어나기는 어렵다. 이는 기본

적으로는 Ⅱ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강력한 법적 통제와 처벌 시스

템 때문이다. 학교에서 교사들은 학생들의 소지품을 수시로 검사하

고, 불순녹화물을 단속하는 단속반이 거리에 상주하며 학교와 가정

에도 들어와 검열을 시행한다. 단속에 걸리면 돈으로 해결하기도 하

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법적 처벌을 받는다. 개인적으로는 이와 같

은 국가의 통제나 정책에 불평불만을 갖고 이를 가족과 조심스럽게 

공유하기도 하지만, 이것이 밖으로 드러났을 때 받게 되는 강력한 처

벌을 인지하기 때문에 겉으로는 충성과 순응의 태도를 보이며 살아

나간다. 아래 인용문에서 보듯이 다수 청년은 국가에 마음을 다해 

헌신하지도 않고 반 로 체제를 변화시키겠다고 나서지도 않는다.  

[북한은] 이렇게 존재하는 것이니까 뭐 그거를 바꾸겠다고 뭔가

를 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기보다는 그냥 나는 나대로 그냥 이 안에

서 잘하면 된다, 이런 생각인 것 같아요. 내가 열심히 해서 여기에 

충성해야겠다, 이런 마인드는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은 거의 

없어요, 젊은 사람들치고는. (사례 14 구술녹취록, 48)  

경제난 이후 무상배급과 무상의무교육체계가 제 로 작동하지 않

는 사회에서 성장한 북한의 청년들은 국가보다 부모의 능력에 의존

하여 학교생활을 하 다. 경제적 능력이 있는 부모가 학교 운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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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의 생계를 지원함으로써 학교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청년들은 

학교교육 경험을 통해 ‘돈의 가치’가 평등과 공정의 가치보다 앞선다

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다. 청년들은 부모의 경제적 능력과 성분에 

따라 차별적인 학교생활을 경험하고 서로 다른 진로를 설계한다. 이

들은 학교에서 개인보다 집단의 가치를 귀하게 여기도록 교육받고 

당과 수령에게 충성하고 헌신할 것을 배우는데, 이를 내면화하는 청

년들도 일부 있지만, 부분 국가와 자신을 분리하는 태도로 형식적 

복종에 그치는 모습을 보여준다.  

4. 일터와 노동

청년들의 성인기 이행에서 직업준비는 경제적 독립으로 성인이 

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이며, 이는 북한의 청년들

에게도 마찬가지다. 북한 청년들은 고급중학교 또는 학교 졸업 이

후 국가의 직업 배치에 따라 직장을 얻음으로써 사회적 지위 획득의 

첫 과정을 거친다. 그러나 1990년  중반의 경제난 이후 국가가 지정

하는 일자리가 주민들의 생계를 보장해주지 못하게 됨에 따라, 청년

을 포함하는 북한 주민들의 일자리는 공식직장과 시장 역의 비공

식 일자리로 이원화되고, 주민들은 시장 역의 일자리로 실질적인 

생계를 유지하게 된다. 이러한 변화는 청년들의 노동과 직업선택 과

정에도 그 로 드러난다. 

가. 청소년기 청년들의 노동: 용돈벌이와 생존노동

청년들의 생애사례에서 초급중학교나 고급중학교 재학 시기에 생

계유지와 용돈벌이를 위해 노동을 시작한 사례를 다수 확인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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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농촌지역에서는 농사일과 가축사육 보조뿐 아니라 이삭줍기, 나

무하기, 땔감 수집 등 일상적인 노동과 나물 채취, 오미자 ‧ 잣 등 열

매 채취, 개구리 ‧ 거머리 등 약재로 쓰이는 동물 채취와 같은 “돈 벌

러 다니는 철”에 맞는 채집활동이 주를 이룬다. 해안지역에서는 수

산물 채취로 돈을 벌기도 하고, 도시 지역에서는 비공식부문에서 서

비스업 성격의 노동 양상이 나타난다. 

특히, 중하층 계층 청년들의 경우 청소년기 노동 경험이 많이 나

타났고, 이 중 몇몇은 학교 공부 신 장기간 결석한 채 노동하여 

돈을 벌기도 한다. 저학년 단계에서 학령기 청소년의 노동은 지루한 

학교 수업 신하는 놀이로 인식되기도 하고, 본인의 용돈이나 “학
교에 바쳐야 하는” 각종 물품과 돈을 충당하려는 간헐적 노동의 성

격을 띠지만, 고급중학교 고학년이 되면 장기간 학교를 결석하고 돈

벌이에 전념하는 청년들이 늘어난다. 고급중학교는 “세계관이 형성

되고 철이 들면서 점점 성인의 물을 먹는” 단계인데, 이때부터 친구

관계나 이성관계가 중요해지면서 돈 쓸 일이 많아져 “생활전선에 뛰

어들게” 된다(사례 4). 

중등학령기 청소년들의 노동은 생활고에 기인하는 경우도 있지

만, 돈 버는 일에 한 이들의 관심에서 비롯되기도 한다. 앞 장에서 

생애사례를 살펴본 사례 2가 표적 사례이다. 그는 고급중학교 시

절 친구를 따라다니며 잠수일을 하게 되었는데, 2년 정도 일하니 돈 

버는데 “눈이 좀 트 다.”고 회고했다. 이러한 사례는 2000년  접

어들어 북한 사회에서 시장화가 진행되면서 북한 주민과 청년들의 

삶에서 ‘돈’의 위력이 강해지고, 실제로 시장과 연계하여 소득을 올

릴 방법이 다양하게 창출되는 사회적 상황이 청년들의 조기 노동에 

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 사례 2처럼 일부 청년들은 청소년

기에 경험한 노동을 고급중학교 졸업 후 직업과 연결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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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조기노동 양상에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2000년  이전 

시기에 청소년기 청년들의 노동이 주로 농사일이나 채취와 같은 전

통적 역에서 성인의 노동을 보조하는 방식이었다면, 시장이 확

되고 새로운 직업이 창출되면서 서비스업 부문에서도 청소년 노동

이 이루어지고 있다. 사례 12, 사례 4가 그 표적 예이다. 

1980년  후반에 국경연선의 산골 마을에서 태어난 사례 12는 인

민학교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중학교 입학 무렵 어머니를 따라 도

시로 이주하 다. 합법적인 이주가 아니었고 집도 없었기 때문에 온 

가족이 다른 사람 집에 ‘동거살이’를 하게 된다. 어머니는 장사일을 

하고, 사례 12는 식사 준비, 청소, 빨래, 아기 보기 등 주인집 가사일

을 해주면서 중고등학교 학령기를 보냈다. 정해진 임금을 받지는 않

았지만, 그 일 덕분에 더부살이를 할 수 있었고 옷과 용돈도 가끔 

받았다. 이사 후 초기에는 학교에 다녔는데, 가사일을 하다 보니 결

석이 잦아졌고, 학교에 안 다니다 보니 조직생활을 안 해서 편하고 

학교에 내는 것도 신경 안 써도 돼서 좋았다. 결국 사례 12는 졸업할 

때까지 학교를 거의 나가지 않았고, 주인집 가사도우미로 일하다가 

졸업 연령이 돼서 졸업장을 받고 직장을 갖게 된다.

도시에 가까운 농촌지역에서 살았던 사례 4는 고급중학교 재학 

시절, 시내 정류장에서 기다렸다가 사람들이 버스에서 내리면 자전거 

뒤에 사람을 태우고 목적지까지 데려다주는 일을 해서 하루에 만 원 

정도의 돈을 벌곤 했다. 그는 북한의 “경제가 다양해지면서” 없던 직업

이 생기고 ‘인 ’라는 말도 생겼다고 말했다. 시장경제 확산과 더불어 

물류운송 부문이 활성화되면서 택시 ‧ 오토바이 운송, 짐꾼 등 비공식 

일자리들이 생겨났고, 이것이 청년 노동에도 향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앞 장의 사례 4의 생애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비공식 

역에서 이루어지는 청년들의 노동은 국가의 공식적 통제망에서 벗

어난 것으로, 최소한의 보호조치도 이루어지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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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직업 ‘배치’와 ‘선택’ 사이에서 횡단하기

북한 사회의 고용구조는 노동자가 직업과 직장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배치로 직장이 결정되는 구조이지만, 연구 과정에서 

만난 청년들의 이야기에는 직장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국가의 배치 

구조를 가로지르는 다양한 행위가 눈에 띄게 나타난다. 북한에서는 

기본적으로 국가계획에 따라 산업부문별 노동력을 양성 ‧ 배치하고 

있다. ｢사회주의로동법｣ 제10조에서는 “국가는 계획의 일원화, 세부

화방침에 따라 전인민경제적범위에서 사회적 로동을 계획적으로, 

합리적으로 조직한다.”라고 명시하 으며, 제30조에서는 국가기관, 

기업소, 사회협동단체가 노동자의 “성별, 년령, 체질, 희망, 기술기

능수준”을 고려하여 노동력을 배치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학졸업

자, 군관제 자 등 간부 상자는 도 ‧ 시 ‧ 군당 간부부에서, 일반 노

동자 상자는 도 ‧ 시 ‧ 군 인민위원회 노동부에서 직장을 배치한다.

(조정아 2005, 103-104) 그러나 청년들은 고급중학교 졸업 후 입직

과정을 얘기하면서 부분 국가에 의해 “배치되었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자신이 직장을 “선택했다.”라고 말한다. 이는 북한 청년들의 

직업과 직장 선택이 시장경제 고용시장에서 취업처럼 자유로운 것

은 아니지만,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틀 내에서 제도와 정책의 틈새를 

활용하고 행위자들의 다양한 행위와 상호관계를 가로지르면서 이루

어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북한에서 소매상점을 했던 사례 15는 기성세 와 청년들의 세  

차에 해 묻자 “예전에는 국가에 매인 데에 자기 의도와 상관없이 

끌려가야 되는 게 시스템이었는데, 지금은 웬만하면 내가 갈 수 있

는 곳으로 비법을 다 해서라도 가려고 하는 마인드”라고 답했다. 

이는 비록 자신이 원하는 직장을 마음 로 선택할 수 있는 시스템은 

아니지만, 청년들은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직업과 직장 선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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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지를 넓혀나가고 있다는 말로 해석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 만난 

청년들 중 경제적으로 어려운 최하위계층을 제외한 부분 청년이 

고급중학교 또는 학 졸업 후 직장을 배치받는 과정과 이후 이직 

과정에서 뇌물과 연줄 등 편법을 동원한 경험이 있다. 

특히, 여러 기관, 기업소에서 원하는 직업능력을 갖춘 특정 부문의 

학졸업생들은 국가에 의해 직장이 배치되는 구조하에서도 선택의 

주도권을 일정 정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학 졸업 무렵 여러 

기관과 기업은 학에 와서 학생들의 성적과 생활태도를 고려해서 자

기 직장에 배치할 인원을 미리 확보하는데, 사례 9, 사례 11과 같이 

그 과정에서 여러 군데에서 입사 제의를 받기도 하고, 원하는 기업소, 

기관에 취업하려고 학생들이 인맥과 뇌물을 동원하기도 한다. 

사범 학 졸업생으로 2010년  중반경 학을 졸업한 후 교원으

로 일했던 사례 3에 따르면, 김정은 집권 이후 교원 부족 문제 때문

에 사범 학 학생들은 졸업 후 모두 교사로 발령을 내도록 하는 방침

이 적용되는 상황에서도 인기학과 학생 중 3분의 1은 다른 기관으로 

취업했다고 한다. 졸업 때가 되면 당기관, 법기관, 보위부 등 권력이 

있는 기관에서 학에 찾아와서 학생 면담을 거쳐 기관에 필요한 인

력을 선발하는데, 이 과정에서 일부 학생들은 해당 기관 간부에게 

뇌물을 주거나 인적 연계를 이용해 교사 발령을 피하고 원하는 기관

으로 배치받는다는 것이다.

구술자: 나가야 되는데 빼죠. 돌리죠. 뒤로 가죠. 네, 뭐 제가 아

니라도 나갈 사람은 많잖아요. 교사로 나갈 사람은 많거

든요. 저희 학급 같은 경우에도 한 20명은 그냥 교사로 

가거든요. 10명 정도만 다른 부문으로.

연구자: 그게 방침에 걸리진 않는가요? 

구술자: 그러니까 걸리는 게… 걸리잖아요. 그런데 학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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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내는 게 아니고 보위부에서 와요. 졸업할 때 되면 면

담을 오거든요. 그럴 때 우리 집에서는 보위부 쪽에 돈을 

줘가지고 “학교에 와서 이 사람 불러봐라.” 그럼 내가 

가는 거예요. “이 사람 쓸 만하다. 내가 데리고 갈 거다.” 
힘이 더 세니까. 그리고 보위부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수령을 보위하는 그런…. 딱 데리고 가는 거죠. 그렇게 

데리고 가요. 어떤 분들은 시당지도원으로 가시고, 당기관. 

(사례 3 구술녹취록, 79) 

학교 졸업 후 첫 직업 배치뿐 아니라 이직 과정에서도 비슷한 양

상이 나타난다. 1980년  후반 함경북도의 도시에서 태어난 30  

후반의 남성인 사례 17은 2010년  초에 평양의 명문 학 자연과학 

계열 학과를 졸업했다. 사례 17은 어려서부터 공부에 두각을 나타냈

고 수재양성기관에서 교육받았지만, 학 졸업 무렵 과학자로서 삶

에 한 합당한 “보상이 주어지는” 진로를 찾기 어려웠다. 관료로 출

세할 수 있는 배경을 갑추지 못한 과학자들에게는 “어두운 미래”만 

있을 뿐이라고 생각했다. 학 졸업 무렵에 북한 사회에 휴 전화가 

중적으로 보급되기 시작했고, 사례 17은 자신이 갖고 있는 기술을 

활용해 휴 전화 앱을 개발해서 판매하는 일을 하고 싶었다. 그러나 

그는 졸업과 동시에 평양의 중앙당 산하 연구소에 배치받았다. 그 

연구소를 다니면서는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는 홀어머니가 중병이 걸렸고 자신 이외에는 돌볼 사람이 없다고 

고향으로 보내달라고 계속 제기했고, 결국 고향의 국가과학원 산하 

연구소로 이직할 수 있었다. 이직 후 새 직장에서 컴퓨터시스템을 

1년 내에 구축하겠다고 약속하고 1년간 자유롭게 생활했다. 그는 능

력 있는 과학자는 국가와 직장에서 다른 일을 하도록 놓아주지 않는

다는 사실을 간파하고, 연구자가 아닌 노동자가 되고자 했다.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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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로서 능력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기술승급시험에서 몇 번 백

지를 낸 끝에 노동자로 강직당했고, 이후 좀 더 자유로운 생활이 가

능한 다른 직장으로 이직했다. 사례 17은 새 직장에서도 출근하는 

신 돈을 납부하고 개인적으로 웨딩 상제작, 컴퓨터판매, 앱 개발 

판매 등의 일을 해서 큰돈을 벌었다. 

사례 17과 같이 일부 청년들은 국가가 배치한 일자리에서 자신이 

기피하는 노동이나 무보수에 가까운 노동을 하는 신, 관리자에게 뇌

물을 주고 출근하지 않을 권리를 얻는다. 이른바 ‘8.3 노동’이 그것이

다. 1990년  이후 경제가 위축되고 생산물자가 제 로 공급되지 못

함에 따라 공장가동률이 하락하자 공장 ‧ 기업소에서는 소속 노동자 중 

일부에게 일정한 돈을 납부하는 가로 출근하지 않고 사경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묵인하 다. 공장 ‧ 기업소에서는 이 ‘8.3 노동자’들이 납

부하는 돈을 기업소 운  자금에 활용하고 기업소에 할당된 국가적 

동원 과제를 수행하고 공장 소속 노동자들의 생계를 일부 보조한다.

(박 자 외 2016, 38, 140) 이러한 관행은 김정은 집권 이후에도 성행

하고 있으며, 청년들 또한 ‘8.3 노동’의 관행을 활용하여 원하지 않는 

공식직장에서의 근로의무를 비공식부문에서 번 돈으로 신한다.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사례 2는 고급중학교 졸업 후 사회인

프라 분야의 공식직장에 배치받았지만 출근은 하지 않았다. 신 수

산물 채취를 해서 한 달에 100달러, 북한돈 80만 원 정도를 벌었고, 

그중 매월 13만 원씩을 직장에 납부하고 출근과 동원, 직장 내 조직

생활을 면제받았다. 사례 3은 법 ‧ 보안 계통의 진로를 설정하고 사범

학에 진학했으나 학 재학 중 집안에 사고가 생겨 그런 진로 희망

을 이루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학 졸업 시 사범 학 졸업생

들은 무조건 교직에 배치하라는 방침이 떨어져 본인이 한 번도 생각

해보지 않았던 교직 발령을 받게 되었다. 교직을 원하지 않았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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례 3은 배치받은 학교에서 일하다가 1년 후 교사생활을 하기에 수월

한 주변부의 작은 학교로 옮긴다. 그는 학교에 그는 내고 평상시에

는 출근하지 않고 생활총화와 보충수업 정도만 하면서 지냈고, 송금 

브로커 일을 해서 생활비와 학교에 낼 돈을 벌었다.

배치받은 직장에서 출근과 노동의 의무를 면제받기 위해 일정한 

금액을 납부하는 것은 ‘뇌물’로만 볼 수는 없다. 특히, 김정은 집권 

이후 ‘사회주의 기업 책임관리제’가 시행되면서 돈을 내고 공식직장

이 아닌 시장에서 노동할 자유를 사는 ‘뇌물’과 ‘편법’ 성격의 관행이 

일정 정도는 경 권 차원의 인력관리로 제도화된 것으로 보인다. 

2014년 5월 30일 김정은의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우리식 경제관

리 방법을 확립할데 하여”, 이른바 ‘5.30 담화’로 ‘사회주의 기업 

책임관리제’가 종합화 ‧ 정식화되었다(추석용 2022, 30). 이는 기업

소 운 과 관련하여 국가는 전략적이고 중요한 지표만 계획화하고, 

나머지 지표들에 해서는 기업소 차원에서 확 된 경 권을 행사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다(이 훈 2022, 136). 계획권, 생산조직권, 

가격제정권, 판매권, 재정관리권 등의 측면에서 기업에 일정 정도 

자율권이 주어지게 되면서 기업의 인력, 재정관리 측면에서 출근과 

노동의 의무를 기업소에 내는 돈과 교환하는 것이 더 일반화되고 있

는 것으로 보인다. 

돈이 오가는 협상 방식이 아니라 무조건 출근하지 않고 법망을 피

해가면서 배치받은 공식직장의 노동을 기피하는 사례도 볼 수 있다. 

사례 7은 배치받은 직장에서 일이 힘들지는 않았지만 노임도 적고 

각종 건설에 동원되는 일이 많아 싫었다. 그는 다른 지역으로 나가서 

돈을 좀 더 벌 수 있는 일을 하면서 공식직장에는 무단결근을 했다. 

공식직장에서는 공식적으로 퇴직 처리를 하라고 해서 퇴직 처리를 

하고 무직상태에서 통제를 피해 다녔다. 앞 장의 생애사례에서 살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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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례 16도 자신이 10년 넘게 다녔던 피복공장에 뇌물을 주거나 

때로는 무단결근을 하면서 식당이나 상점을 운 하기도 하고, 임금

이 높은 동종 공장에서 일공으로 일하기도 했다. 

다. 공식직장과 시장 사이 다양한 일자리에서의 분투

청년들의 삶 이야기에서 공식직장과 시장 그리고 그사이 역의 

다양한 일자리에서 사회 첫발을 내딛고 직업경력을 쌓고 더 나은 일

자리를 찾아가는 그들의 분투와 삶의 의지를 읽어낼 수 있다. 공식직

장에서 일했던 사례도 여럿 있었는데, 학을 졸업한 상층 계층의 남

성청년들은 군부  산하기관의 무역회사나 건설회사, 또는 당 산하

기관 근무를 선호했다(사례 9, 사례 11). 당과 군 산하의 힘 있는 직장

들은 공식 직장일을 하면서 이와 연관되어 뇌물로 부수입을 올리거

나 비공식 역의 일을 병행하여 상당한 수입을 벌어들일 수 있고, 

잘하면 해외파견노동에 선발되어 북한 밖의 사회를 경험하고 돈도 

벌 수 있다. 또한 군소속 회사들은 실제로는 회사일을 하면서 군복무 

경력이 인정되는 장점도 있어 선호도가 높은 편이다. 사례 13은 고급

중학교 졸업 후 입 하면서 권력 있는 친척을 통해 평양의 건설을 담

당하는 부 로 배치받아 중장비운전을 맡게 되었다. 그는 군인 신분

이었지만 운전사라는 직책을 활용해서 건설작업에서 급행료를 받거

나 남는 시멘트와 휘발유를 팔고, 자재를 활용해서 집을 지어서 파는 

방법으로 큰돈을 벌어 5년 만에 평양에 아파트를 구입했다. 

제가 어릴 적에 엄마 따라서 수하는 것도 좀 되게 보고, 또 국

경연선의 환경상 애들이 모이면 “누구는 무슨 장사한 . 얼마 벌었

.” 뭐 이런 소리도 하다 보니까 돈에 한 그런 욕심이 많았죠. 

그러다 보니까 또 제가 [군]운전사로 나갔을 때 그때 기본 많이 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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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는데, 제가 검사들하고 같이 공사할 때 그때 세멘트 창고를 제가 

쥐고 있었거든요. 세멘트를 갖다가 집 지어서 그 세멘트 전문 받는 

놈한테 “세멘트 공짜로 줄 테니까 내가 돈 주면 집 지어라.” 그래서 

집 지어서 팔아먹고, 순 세멘트로만 또 팔아먹고. (중략) 그저 군생활 

때는 돈을 버는 일이었어요, 다. 저희는 굴러다니면 돈이었어요. 

(사례 13 구술녹취록, 65)

사례 13은 “직업이 없고 인맥이 없으면 돈 벌기가 진짜 까마득한 

지옥”이라고 말했다. 그의 말과 같이, 공식직장 중에서 직위를 활용

해서 부수입을 올릴 수 있는 직장은 북한의 남성 청년들이 가장 선호

하는 직장이다.

일반적으로 미혼의 여성 청년들은 공식직장보다 비공식 역에서 

장사로 당장 생계를 해결하고 결혼 이후 생계기반을 미리 구축하는 

것을 선호하지만, 학력이 높지 않고 장사할 자본도 없는 여성 청년

들은 상 적으로 임금이 높고 노동강도가 센 생산직이나 서비스업

종에서 일하기도 한다. 경제난 이후 북한의 기업소 중 상당수가 부

실화되었지만, 국내 내수기반이 있거나 중국과 합 합작 또는 수출

하는 기업의 경우 상 적으로 임금이 높고 기업소 자체적으로 배급

도 준다. 최근의 연구에 따르면, 김정은 집권 이후 ‘사회주의 기업 

책임관리제’가 공식화되면서 과거의 평균주의에서 벗어나 공식적으

로 노동에 따른 분배로 전환하 고, 기업소 자체 판단과 결정으로 

노동보수를 적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임금의 현실화와 업종별 차별

화가 이루어졌다(이 훈 2022, 149-150). 면담 결과를 종합하면, 

방직공장, 피복공장 등 연중 생산이 이루어지는 일부 여성 사업장의 

경우, 야근과 철야작업을 진행해야 할 정도로 노동시간이 길고 노동

조건이 열악하지만, 일반적인 임금의 5배 이상인 수만 원에서부터 

많게는 수십만 원까지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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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에 참여한 청년들 중 공식직장에서 받은 배급과 임금을 주요한 

생계수단으로 삼았던 표적인 사례는 앞 장의 생애사례에서 살펴본 

사례 16이다. 사례 16이 공식직장에서 받은 임금은 월 3만 원 정도로, 

생계비에는 크게 못 미쳤지만 일반 노동자 임금보다 몇 배 많았다. 그

는 임금 이외에 매월 25kg 정도의 쌀과 부식물을 배급받았다. 이는 

사례 16이 10년 넘는 기간 고된 노동을 견디도록 한 유인이 되었다.

중등학교도 제 로 다니지 못했던 사례 12도 고급중학교 졸업장

을 받고 나서 취업할 때가 되자, 중국과 합작 형태로 운 되는 수출

용 피복공장 취업을 고민했다. 밤낮없이 고되게 일해야 하지만, 비

교적 높은 임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사례 12는 고민 

끝에 고된 노동보다는 임금은 조금 적어도 육체적으로 조금 덜 힘들

고 ‘여성스러운’ 서비스직을 선택했다. 사례 12가 서비스 부문의 공

식직장인 호텔에서 받은 임금은 월 25만 원 정도로 높은 편이었고, 

임금보다 조금 더 많은 인센티브를 받았다. 

임금이 적고 직업에서 얻을 수 있는 부수입이 없는 공식직장은 청년

들이 선호하지 않는 편이다. 예를 들어 사례 15는 2000년  중후반

에 6년간 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다 결혼하면서 직장을 그만두었다. 

간호사는 공장노동이나 농사일에 비해 육체적으로 편안하고 “여자

다운 일”이라는 인식 때문에 미혼여성들이 선호하는 직업이다(조정

아 외 2019, 170). 그러나 월급이 적고 부수입도 거의 없기 때문에 

간호사로 일하는 부분 여성은 결혼과 동시에 퇴직한다.

남성들과 미혼여성이 공식직장에 소속되어야 하는 데 비해, 기혼

여성은 공식직장을 퇴직한 후 ‘부양’으로 지낼 수 있기 때문에 시장

과 연계된 비공식부문에서 합법적으로 노동할 수 있다. 2000년  

들어 장마당 활동은 다양한 형태로 조직화되었고, 여성들은 제도화

된 시장을 매개로 합법, 비법의 경계를 오가며 분야별 물품을 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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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하거나 중개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조정아 외 2019, 188). 근래에

는 전통적인 시장 매  장사나 도소매업 이외에 국가에서 허가받은 

상점이나 편의관리소가 많이 등장하 다. 이러한 상점과 편의관리

소는 국가의 허가를 받은 후 관리책임자에게 정기적으로 일정액을 

납부하는 구조로 운 된다. 상점은 시장 매 장사에 비해 매장과 상

품을 관리하는 것이 용이하고 다양한 품목을 판매할 수 있고 시간 

활용도 비교적 자유롭기 때문에 청년들 사이에서 선호도가 높다. 결

혼 후 소매상점을 운 한 사례 15는 근래에는 장사하려는 사람들에

게 상점이 인기가 있어 상점허가권을 얻기 쉽지 않은데, 청년들은 

“시 를 빨리빨리 캐치할 수 있어서” 상점의 책임자들이 선호한다고 

한다. 사례 14가 사진현상공으로 일했던 편의관리소도 유사한 구조

로 운 된다. 사례 14는 이런 종류의 직업은 국가에서 허가를 받으

면 자신이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들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를 “일
정한 액수만 나라에 바치면 나머지는 너네가 다 가지라는 정책”이라

고 평가하며, 청년들은 “국가에 얼마만 한 수익을 제공하고 나는 나

로 돈을 버는” “조금 자유롭게 일할” 수 있는 이런 종류의 일자리

를 선호한다고 말했다. 

청년들은 입직 후 자신의 자원을 동원하여 각자의 방식 로 직업

경력을 쌓고 더 나은 일자리를 모색한다. 고학력의 상위계층 청년들

은 자신과 가족의 인적 네트워크와 경제력을 활용하여 직업경력을 

발전시켜나가는 데 비해, 별다른 사회적 자원이 없는 중하위계층 청

년들에게는 자신의 노력과 성실성, 신체가 중요한 자원이 된다. 앞 

장의 살펴본 사례 8의 생애사례에서는 이공계 학 출신의 기술력과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해 자신의 직업 역을 창출하고 이를 발전시

켜나가는 모습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그는 고품질의 상물을 만

들어내는 데 해당 분야 고등교육 전공자로서 기술력을 발휘했을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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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사업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점이었던 당국의 검열을 피하기 

위해 평양 학의 동창 네트워크를 활용했다. 사례 8은 돈이나 학력

을 염두에 두고 친구관계를 만들어가지는 않았다고 하지만, 사업상 

만나 친하게 지낸 친구들은 모두 학교 졸업자들이었다고 했다. 

이에 비해, 하층 계층 출신으로 직업경로를 개발하는 데 학력이나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하기 어려웠던 사례 12는 노력과 성실성으로 

스스로 진로를 개척해나갔다. 사례 12는 중등학령기에 학교를 제

로 다니지 못하고 가사도우미 일을 하다가 고급중학교 졸업 연령이 

되어 직장에 배치받게 되었다. 고민 끝에 호텔에 취업해서 식당 주

방보조로 일을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학교를 제 로 안 다녔다는 사

실 때문에 직장 동료들의 눈총을 받았다. 그는 수습기간 중 생활총

화 시간에 직장의 전체 구성원들 앞에 공식적으로 처음 나서게 되었

는데, 중등학교를 제 로 안 다니다 보니 어떻게 생활총화를 준비해

야 하는지 알 수가 없었다. 그는 직장 선배에게 도움을 구하고 고민

해서 생활총화문을 써서 사람들 앞에서 무사히 발표를 마쳤고, 그 

결과 우려했던 것과 달리 능력 있는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게 되었

다. 그 후 1년간 주방에서 일하다가 직무 변경 기회를 얻게 되자, 

일이 힘들어 동료들이 기피하는 룸메이드를 자원했다. 그는 직장의 

임금 수준이 다른 기업소보다 훨씬 높고, 팁과 같은 부수입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장사밑천을 모을 때까지 이 일을 계속하려고 생각했

고, 직장에서 정해진 임금 이외에 소득을 창출하려고 스스로 직업능

력을 개발했다. 중국 손님과 원활하게 의사소통을 하려고 독학으로 

중국어를 익혔다. 평양에서 파견 나온 업계 선배로부터 당시 직장에

서 아무도 갖고 있지 않았던 미안(얼굴마사지) 기술을 전수받아 “직
장 내 투잡”을 함으로써 부수입을 얻고 직장의 수익 개선에도 기여

했다. 그는 쉴 새 없이 일했고, 직장 관리자들에게도 “회사에 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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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사람”이고, “쥐만큼 먹고 소처럼 일한다.”라는 평가를 받았다.

제가 그때 처음에 들어갔을 때 주방에서 보조했는데 그건 못 하

겠더라고요. 솔직히 힘들기도 하고 뭔가 계속 물을 만져야 되는데 

그렇기도 하고, 기술 같은 거 못 배우잖아요. 요리사들은 요리를 

안 배워주니까. 그리고 어차피 호텔에서 일할 바에는 조금 사람들 

보이는 데서 일하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주방보조는 제일 안 보이

는 구석이라서 조금 그때는 내가 뭔가 떨치고 나가야겠다. 나도 뭔

가 잘할 수 있다는 걸 해서 떨치고 나가야지 하고 겨울에 미안을 

배웠어요. (중략) 그래서 밤마다 그때 12시, 새벽 1시 때 언니 방에 

몰래 가서 언니가 배워주면 수첩에 다 적고, 나를 해주고 언니 해주

고, 손님 직접 하는 거기에 몰래 데려가서 하는 거 다 보여주고. 

그 언니한테서 배웠거든요. 한 몇 달을 그렇게 몰래몰래. (사례 12 

구술녹취록, 48-49)

앞 장에서 살펴본 사례 14가 취업과 이직을 하는 과정에도 경제적 

능력이나 ‘배경’이 별로 없는 청년의 진로에 한 고심과 분투가 두

드러지게 나타난다. 진로 개척 과정에서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하거

나 많은 돈을 쓸 수 없었던 사례 14는 시내 지역의 사진관으로 이직

하고자 ‘돌격노동 자원’이라는 자신의 신체를 활용하는 전략을 선택

한다. 사례 14에 따르면, 이것은 자신이 열심히 일해서 국가나 직장

에 “충성해야겠다는 마인드”와는 구분되는 것으로, “내 삶을 더 잘 

살아가기 위한” 전략이었다. 

생존과 성장을 위한 청년들의 분투는 공식노동과 비공식노동 

역을 넘나들면서 행해진다. 성실하게 공식직장 노동을 하는 청년들

도 소득창출이나 자신의 발전 가능성을 공식노동 부문에서만 찾지

는 않는다. 특히 하층 청년과 여성의 경우 시장활동 등 비공식부문

의 노동을 선호한다. 여성의 경우 결혼 후에는 공식직장을 그만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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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 등 시장경제활동을 하는 것이 허용되기 때문에 미혼일 때 다니

던 공식부문의 직장을 결혼과 동시에 그만두고 비공식 경제활동에 

전념하는 경우가 많다.37ⳇ 이들의 사고에서 공식노동과 비공식부문 

노동 사이의 경계는 그리 분명하지 않다. 

비공식 역에서 이루어지는 청년들의 노동은 국가의 공식적 통제

망에서 벗어나는 것으로, 최소한의 보호조치도 이루어지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앞 장에서 사례 4가 고급중학교 졸업 후 바다에서 생존

의 위협받으며 강제노동을 했던 상황을 살펴보았다. 여성 청년들 중

에서도 유사한 사례를 찾을 수 있다. 사례 20은 김정일 사망 직후에 

중학교를 졸업하고 피복공장에 배치됐는데, 힘든 노동을 피해 돈을 

내고 직장을 안 나가면서 부모님 장사를 도왔다. 그러다가 2018년에 

지인으로부터 인근 도시에 있는 중국과의 합 공장에서 일하면 한 

달에 해당하는 300위안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친구 두 명과 

같이 그 사람을 따라나섰다. 사례 20과 친구들이 도착한 곳에서는 전

국 각지에서 모인 젊은 여성 50여 명이 “수용소 같은” 공간에서 숙식

하며 가내노동 형태로 가발을 만들고 있었다. 사례 20은 그곳에서 이

른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한 달을 일했지만, 관리자는 중국 방에게 

사기당했다는 핑계를 며 한 달을 더 일해야 돈을 줄 수 있다고 했

다. 사례 20은 자신이 속았다는 것을 알았지만, 빠져나오지 못하게 

막아서 임금도 못 받은 상태에서 도망치다시피 집으로 돌아왔다. 

37ⳇ 북한 주민의 일자리유형에 관한 선행연구에 따르면, 공식일과 비공식일을 병행

하는 복합일자리 종사집단은 다양한 하위그룹을 내부에 포함하고 있으며, 북한

체제 변화에 따른 분화가능성이 가장 큰 일자리 집단이다(김화순 2012, 352). 

공식일에 종사할 가능성은 연령이 많을수록 정치신분이 상층이나 중층인 경우 

높았다. 비공식일에 종사할 가능성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여성일수록, 고졸일수록, 

당원이 아닐수록, 토 가 적 계층일수록 높았다. 이중일에 종사할 가능성은 연

령이 감소할수록, 남성일수록, 고졸이 아닐수록, 당원일수록 토 가 적 계층이 

아닐수록 높게 나타났다.(김화순 2013, 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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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사례 모두에서 노동력을 불법으로 모집하는 모집책과 노동자들

이 자의로 작업현장을 빠져나오지 못하게 하는 감금장치가 있었고, 

사례 4의 경우에는 강제노동 과정에서 물리적 폭력이 동원됐다. 이와 

같은 비공식 역의 노예노동이나 노동착취는 명백하게 불법이지만, 

북한 당국의 통제력이 미치지 않는 곳에서 이루어지거나, 권력과 돈의 

유착관계 속에서 암암리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위에서 살펴본 부분 사례에서 북한 청년들은 직장생활과 

노동의 의미를 주로 돈을 버는 것과 관련지어 설명한다. 직업과 직장

을 선택한다는 것은 “뭔가를 해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다(사례 7). 이들은 어린 시절부터 시장경제와 돈의 위력을 체험

했고 학교의 일상생활과 교우관계 속에서도 경제력에 따른 차별을 경

험했기 때문에 일찍부터 돈에 관심을 갖고 직업생활의 목표를 돈과 

연관 지어 생각한다. 다른 한편으로, 청년들이 직장생활과 노동에 부

여하는 또 다른 의미는 사회적 인정이다. 사례 12는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기억으로 직장생활을 하면서 “예쁨받고” “풍족한 생활을 

했던” 것을 꼽았다. 사례 16이 피복공장에서 10년간 고된 노동을 감내

했던 이유는 배급뿐 아니라 ‘준마처녀’라는 “이름 하나”이기도 했다. 

그것은 청춘을 바쳐서 일한 자신에 한 사회적 ‧ 국가적 인정이었다.

라. 생존기술, 정보화 능력, 시대를 앞서가는 감각

북한의 청년들이 공식직장과 시장 사이의 다양한 일자리에서 일

하며 진로를 개척해 나가는 과정에서 과거와는 다른 직업능력이 기

반이 된다. 시장경제와 연계되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다양한 생

존기술, 정보화 능력, 새로운 문화적 감각 등이 그것이다. 청년들은 

어려서부터 시장경제와 외부문화에 노출되어 시장경제적 변화와 새

로운 문화에 한 감각을 갖추었으며, 외국어와 정보통신기술 등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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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하는 노동시장에 발 빠르게 응할 수 있는 지식과 기술이 있다는 

점에서 기성세 에 비해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청년들의 이러한 능

력은 시장경제 확 , 정보화, 외부문화 유입 등에 따른 북한 사회와 

직업 세계의 변화와 연계되면서 그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부모가 교육과 경제적 측면에서 뒷받침해주지 못하는 환경의 청

년들은 자기 나름의 방식으로 생존기술을 습득하고, 이를 활용한 노

동으로 생계를 해결하고 진로를 개척하고 있다. 이들은 주로 공식직

장이 아닌 비공식직장과 연계된 역에서 생존기술을 활용하여 생

계유지에 필요한 수익을 창출한다. 예를 들어, 사례 2는 고급중학교 

재학 중 ‘잠수’라는 생존기술을 익혔고, 이를 활용해 수산물을 채취

하여 중개상인에게 판매함으로써 소득을 창출했다. 사례 7은 변변

치 않은 공식직업과 갇힌 구역이라는 “그늘 속에 있는 게 싫어서” 
공식직장에서 도망쳐 친척들이 사는 시내로 나가 살면서 피복공장 

봉제공으로 일했다. 그가 봉제공으로 일할 수 있었던 바탕이 된 것

은 고급중학교 졸업 시기에 취업을 염두에 두고 배워두었던 재봉기

술이었다. 사례 7은 재봉이라는 생존기술을 활용해 중국에서 돈을 

벌어볼 생각으로 이후 탈북을 시도했다. 

한편, 북한 사회에서도 직업능력으로 외국어 능력과 컴퓨터 등 정

보통신기술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 당국은 

교육정책에서 ‘세계적 추세’와 ‘정보화시 ’를 강조하면서 외국어교

육과 과학기술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2000년  이후 중국과의 무역

이 증가하고, 김정은 집권 이후 해외노동인력 파견도 늘어나면서 외

국어 능력은 좋은 직장에 취업하거나 해외에 진출하는 데 필요한 능

력이 되었다. 청년 사례를 살펴보면, 사례 9, 사례 11은 학에서 습

득한 외국어능력이 ‘힘 있는 직장’ 취업과 해외 파견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 경우이고, 사례 12는 중국어를 독학으로 익혀 직장생활에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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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경우이다. 이전에는 외국어 학 등 공식적인 교육기관 졸업생들이 

전문적인 외국어 능력이 필요한 직업을 독점했다면, 지금은 독학이

나 개인교습으로도 일정 정도의 외국어 능력을 갖출 수 있게 되었다. 

북한 사회에서 2000년  이후 정보화가 진전되고, 특히 김정은 집

권 이후 ‘전민과학기술인재화’라는 기치하에 IT 분야 인재양성이 국

가발전의 원동력으로 강조되면서 컴퓨터 활용능력은 현 인이 갖추

어야 할 중요한 소양으로 여겨지고 있다. 청년들은 초중등학교에서 

공식 교과로 컴퓨터를 배우고 휴 전화와 컴퓨터 등 정보통신기기를 

어려서부터 활용하므로 기성세 에 비해 상 적으로 높은 수준의 컴

퓨터 활용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20  후반인 사례 3은 학을 졸업

한 또래들은 컴퓨터나 노트북을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컴퓨터 게임도 

즐기며, 서류작성 정도의 ‘초보적인’ 컴퓨터 활용능력은 다 갖추고 있

다고 말했다. 사례 3에 따르면, 김정은 집권 이후 학교에서 정보화 

교육을 강조하고 수업에 컴퓨터와 정보통신매체를 활용할 것을 권장

하지만, 교사들도 연령 에 따라 컴퓨터 활용능력의 차이가 크다고 

한다. 중앙에서 교수법 검열을 내려올 경우, 컴퓨터를 잘 쓸 수 있는 

젊은 교원들이 파워포인트로 수업자료를 만들어서 컴퓨터에 익숙하

지 않은 나이 든 교원들에게 제공하는 일이 많았다는 것이다.

세  간 컴퓨터 활용능력의 차이는 국제기구의 통계자료에도 나타나 

있다. 2017년에 실시된 유니세프의 MICs 조사에 따르면, 파일 ‧ 폴더 

복사, 첨부문서 포함 이메일, 소프트웨어 검색 ‧ 설치 ‧ 구성, 컴퓨터 

프로그래밍 작성 등 9가지 중 한 가지 이상의 정보통신 활용능력을 

지닌 주민 비중은 북한 남성의 경우 41.0%, 여성의 경우 30.1%로 나

타났다. 이를 연령별로 보면, 남성 중 기성세 는 40-44세 31.0%, 

45-49세 26.8%로 전체 인구 평균보다 낮은 데 비해, 청년세 는 

15-19세 63.7%, 20-24세 50.8%로, 절반 이상의 청년세 가 정보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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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능력을 지닌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도 마찬가지로, 기성세 는 

40-44세 18.2%, 45-49세 11.6%로 매우 낮은 데 비해, 청년세 는 

15-19세 61.6%, 20-24세 43.5%로 기성세 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

다. 또한 연령 가 낮을수록 성별에 따른 정보통신 활용능력의 차이도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Central Bureau of Statistics of the DPR 

Korea and UNICEF 2018, 34-35)

청년들의 정보통신 활용능력이 기성세 보다 상 적으로 높은 데

는 김정은 집권 이후 변화하고 있는 교육의 향력도 간과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앞 장에서 생애사례를 살펴본 사례 14는 고급중학교 

정보기술 과목시간을 통해 갖게 된 컴퓨터에 한 관심을 발전시켜 

직업으로 연결한 표적인 사례이다. 아직 북한 산업 전반의 정보화 

수준이 높다고 볼 수는 없으나, 청년들의 정보통신기술 활용능력은 

변화하는 북한 사회에서 공식 역과 시장부문을 망라하여 ‘좋은 직장’
에 취업하고 성공하는 데 유리한 자산이 된다. 

정보통신 분야의 이공계 학 졸업자들은 비공식부문에서 ‘창업’으
로 새로운 길을 개척해나가기도 한다. 정보통신 관련 업종은 북한 

당국이 정책적으로 장려하는 부문인데, 민간 역의 소프트웨어 개

발과 판매에는 국가와 시장 역의 다양한 행위자가 결합되어 있다. 

예를 들어 모바일 게임 애플리케이션의 경우, 개인이 개발한 애플리

케이션을 국가기관의 심의와 승인을 거친 후, 교육 ‧ 연구기관과 기

업소 명의를 빌려 국  플랫폼을 통해 출시하는 형태가 주를 이루는 

것으로 보인다(이지순 ‧ 최선경 2021, 70). ‘정보기술교류소’라는 공

인된 기관에서 정보통신기기를 판매하고 애플리케이션을 보급하지

만(이지순 ‧ 최선경 2021, 68), 실제로는 승인받지 않은 판매소나 판

매업자를 통해 유통하는 경우가 많다. 앞서 살펴본 사례 17과 같이, 

정보통신 활용능력을 갖춘 청년들은 공식 역과 비공식 역, 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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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불법의 경계를 넘나들며 휴 전화, 컴퓨터 등 정보통신기기 판매

‧ 수리, 애플리케이션 개발 ‧ 판매 등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다. 

청년들은 외국어능력, 컴퓨터활용능력과 같은 지식, 기술적 측면만

이 아니라 유행하는 문화를 빠르게 파악하고 시 를 선도하는 흐름을 

창출해가는 감각과 문화적 감수성 면에서도 기성세 와 차별성을 지

닌다. 중앙 학에서 정보통신 분야를 전공했던 사례 17은 e스포츠가 

아시안게임 정식종목으로 포함됐다는 뉴스를 보고 북한도 머지않아 

e스포츠협회가 생기고 e스포츠가 체육 종목이 되면 경기장 근처에서 

합법적으로 PC방을 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하고 사업구상을 하 다. 

제가 좀 생각이 앞서나가는 경향이 있는데, 그 e스포츠가 아시안

게임 정식종목으로 포함됐다는 뉴스를 봤어요. 그러고 북한도 e스

포츠협회가 생기면 e스포츠가 체육 종목이 되잖아요. 그럼 e스포

츠라는 게 콤퓨터게임하고 종이 한 장 차이인데, OO경기장이 이만

큼 원형경기장 주변에 봉사시설들이 있는 곳이거든요. 거기서 e스

포츠를 하면 내가 합법적으로 PC방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 

건물을 샀던 거죠. (중략) 아무래도 공부를 많이 해갖고 문화가 앞

선 사람 입장에서 좀 쉽거든요. (사례 17 구술녹취록, 34)

2010년  중반, 접경지역 도시에서 웨딩촬 업체를 운 했던 

사례 8이 당시 평양의 업계에까지 이름이 알려질 정도로 성장할 수 

있었던 비결은 ‘차별화된’ 상물을 제공했다는 점이다. 사례 8은 자

신의 성공비결을 남한과 외국 상물을 많이 보다 보니 “본능적으로 

좋은 각도와 앵글”을 잡을 수 있었고 그 결과 감각적인 사진과 상

물을 만들어낼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북한 청년들은 고급중학교나 학교를 

졸업한 후 또는 제  후 국가의 직업배치를 통해 공식경제 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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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을 얻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여 직업과 직장 

선택의 여지를 넓혀나가고 있다. 이들은 공식직장과 비공식경제 역

을 횡단하며 더 나은 일자리를 찾고, 다양한 직업경력을 쌓고, 더 큰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고군분투한다. 일부 청년들은 중등학교 재학 

시기에 학교에 출석하는 신 생계유지를 위해 시장경제 역에서 

노동을 시작하는데, 그 과정에서 국가로부터 보호받지 못하고 위험

에 노출되기도 한다. 한편, 북한 청년들은 직업진로를 개척하고 경제

활동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생존 기술, 정보화 능력, 새로운 

문화적 감각 등 기성세 와 구분되는 능력을 보여주고 있다. 





Ⅴ. 논의 및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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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에서는 북한 청년들의 생애경험, 특히 청년기 경험과 행위 

지향, 경험에 부여하는 의미를 이들의 관점에서 살펴보고, 이를 통

해 이전 세 와 구분되는 북한 청년들의 특징을 분석하고자 하 다. 

Ⅱ장에서는 김정은 집권 후 노동신문과 소설, 법령 분석을 통해 청

년정책의 특징과 흐름을 살펴보았다. 또한 북한 당국의 공식 정책과 

의지를 선전하는 노동신문에서 북한 당국이 강조하는 청년상을 분

석하고, 북한 소설에 나타난 다양한 청년상과 청년들의 태도, 의식 

변화와 이를 둘러싼 갈등 양상을 살펴보았다.

Ⅲ장에서는 북한 청년들의 생애경험과 특성을 보여주는 구체적인 

생애사 사례를 살펴보았다. 엘리트 계층의 남성, 고학력 엘리트 여성, 

노동 여성, 농어촌의 남성 청년, 중하층 계층 출신으로 공식 ‧ 비공식 

시장경제 역에서 활동한 여성 청년 등 다양한 청년들의 삶의 궤적을 

따라가며 북한 청년들의 생애경험과 자신의 생애경험에 한 이들

의 해석을 살펴보았다. 

Ⅳ장에서는 다양한 청년들의 생애사 속에 나타나는 북한 청년들

의 생애경험의 특징을 부모의 기 와 자녀교육, 젠더관계와 섹슈얼

리티, 학교경험과 진로, 일터와 노동이라는 네 가지 역을 중심으

로 고찰하 다. 먼저, 부모의 기 와 자녀교육 측면에서 청년세 의 

부모들은 국가에 의한 직장배치와 생계 보장이 이루어졌던 경제난 

Chapter 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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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시기와 달리, 부모 자신의 권력, 인맥, 돈을 최 한 활용하여 

자녀들의 인생을 설계하고 발전을 뒷받침한다. 결국 청년들의 진로

와 발전 가능성은 이전 시기보다 더 많이 부모의 권력과 경제력에 

좌우되게 되었다. 북한 청년들은 시장화가 진행된 성장기에 학교와 

가정에서의 교육과는 다른 현실 사회의 모습과 외부 상물을 통해 

‘이중 사회화’를 거친다.

젠더관계와 섹슈얼리티 측면에서는 외부 상물이 북한 청년들의 

일상과 섹슈얼리티에 많은 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남한 상물이 

재현하는 젠더관계는 북한 청년들에게 새로운 역할 모델로 작동하며 

기성세 와 구분되는 청년 문화를 구성하는 양식이 되고 있다. 그럼

에도 이것이 외형적인 태도를 넘어서 질적인 변화에까지 이르지는 

못하고 있다. 한편 지역과 계층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청년들은 

체로 성과 결혼에 해 부모세 에 비해 개방적인 경향을 보인다.

학교경험 측면에서 살펴보면, 무상교육 체제하에서 학교교육을 

통해 당과 수령에 한 충성심을 체화했던 기성세 와 달리, 학교 

운 에 드는 비용을 실제로는 학부모가 부담하는 현재의 북한 교육 

체제하에서 청년들은 부모의 경제력에 따른 차별을 학교생활에서 

일상적으로 경험하고 돈의 가치의 중요성을 체득한다. 또한 학교교

육을 통해 집단주의와 당과 수령에 한 헌신과 복종을 교육받지만, 

그것을 체화하기보다는 형식적으로 복종하거나 개인의 이해를 도모

하는 모습을 보인다. 

노동과 직업 선택 측면에서 살펴보면, 청년들은 직장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국가에 의한 직업 배치라는 제도와 관행을 횡단하면서 여

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직업과 직장 선택의 여지를 넓혀나가는 모

습을 보여준다. 또한 이들은 공식직장과 비공식 경제활동 역을 넘

나들면서 생존을 모색하고 진로를 개척해나간다. 이 과정에서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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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와 연계되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다양한 생존기술, 정보화 

능력, 새로운 문화적 감각 등 기성세 에게는 부족한 새로운 직업능

력이 활용된다.

이와 같이 북한 청년들의 생애경험을 살펴본 결과, 이들 청년세

가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측면에서 기성세 와 차별화되는 특징을 지

님을 발견하 다. 이는 첫째, 국가의 기획으로부터 독립된 개인과 

가족의 인생 기획, 둘째, 국가와 개인 간의 정치사상적 긴장, 셋째, 

불균등한 모빌리티, 넷째, 합법과 불법을 오가는 수행을 통한 경로 

창출이라는 측면이다.

먼저, 북한의 청년들에게 개인의 삶과 미래 진로는 더 이상 국가가 

기획하고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가족과 개인이 기획하는 것이 되

었다. 그리고 가족과 개인이 기획하는 미래에서 돈은 선택의 여지를 

넓히고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현재 

40  중반-60  초반에 이른 부모세 는 고난의 행군기에 20-30

를 보내고, 2000년  자생적 시장화의 주역으로 활동한 세 이다. 

부모세 는 국가가 주민들에게 배급을 주고 무상교육, 무상의료제도

를 유지했던 시기에 태어나고 성장하 다. 이들은 경제난 이전 시기

까지 자신의 생존과 진로를 국가에 의탁했고, 국가의 돌봄의 가로 

국가와 당, 수령에 한 충성과 헌신을 교육받고 이를 실행하 다. 

청년세 가 태어나 성장했던 시기에는 배급제가 붕괴되면서 ‘사회주

의 가정’의 신화도 붕괴되었다. 국가는 더 이상 주민들의 생존을 

책임질 수 없게 되었고, 가족과 개인이 그 역할을 신하게 되었다. 

부모세 가 고난의 행군을 겪으며 아래로부터의 시장화를 만들어

내고 자력갱생으로 생존방식을 터득하 다면, 그 자녀인 청년들은 

계획경제의 향력이 줄어들고 시장경제가 확 되는 시기에 성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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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국가보다 부모의 능력과 돌봄에 의지하며 자랐다. 학교교육으

로 개인의 삶의 방식을 주조하고 진로를 결정하고 직업을 배치하던 

국가의 능력이 약화되면서 어떤 일을 하고 어떻게 돈을 벌면서 자신

의 생계를 위하고 발전을 꾀해야 하는지를 결정하고 추진하는 것

은 가족과 청년들 스스로의 과업이 되었다. 청년들에게 국가는 자신

의 삶을 보호하고 생존을 보장하는 주체라기보다는 정치적 처벌과 

사회문화적 규제와 경제적 수탈의 주체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다. 시

장경제 활동을 단속해 뇌물을 갈취하고, 일상생활에서 자신의 옷차

림과 말투를 통제하고, 여가를 위해 즐기는 외부 상물 콘텐츠를 

단속하고 처벌하는 국가를 청년들은 일상적으로 경험하고 있다.  

가족과 개인이 청년 개개인의 삶을 기획하는 시 에 부모의 경제

력은 청년들의 진로와 삶의 기회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된

다. 권력과 경제력이 있는 중상층 부모들은 이른 시기부터 자녀의 

인생을 설계한다. 소학교 때부터 진로를 정하고 비법행위로 간주되

는 사교육을 시켜 중앙 학에 진학시킨다. 군 에서도 좋은 보직을 

받도록 뇌물을 주고, 편하게 군 생활을 하도록 경제적으로 뒷받침

한다. 경제력이 있지만 ‘성분’이 좋지 않아 정치적 출세에 제약이 있

는 경우에는 전문직 ‘자격증’을 갖추도록 뒷받침한다. 부모가 탈북한 

후에 송금을 통해 한국에서 북한으로 자본을 이동시켜 자녀를 지원

하기도 한다. 이에 비해 권력과 경제력이 모두 없는 부모들은 자녀

의 학업과 진로에 신경을 쓰지 못한다. 부모로부터 지원받을 자원이 

없는 청년들은 중등학령기 시절부터 노동이나 장사를 해서 돈을 벌

면서 각자도생한다. 국가를 신하여 자신의 삶을 기획해나가는 데 

있어 돈은 중상계층 청년들에게는 선택의 기회가 되고 하층 청년들

에게는 생명줄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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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청년세 는 국가와 개인 간의 정치사상적 긴장이라는 측면

에서 이전 세 와 구분되는 특징을 지닌다. 이전 세 가 국가의 요

구에 부응하여 무조건적으로 충성하고 헌신했던 세 라면, 현재의 

청년세 는 “옛날의 순도 100% 충성심”을 지닌 일부 친구들을 “석
기”로 여기고, “당이 먼저고 원수님이 먼저”라고 생각하기보다 “내 

몸이 먼저”라고 생각하는 세 이다. 청년세 는 당과 국가에 무조건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이익을 위해 복종하거나 때로는 형식

적인 복종에 그치며, 그럼으로써 국가를 끊임없이 긴장시킨다. 

청년세 의 이러한 특성은 부모의 양육, 학교교육, 사회적 경험 

등 이들의 생애경험과 관련된다. 고난의 행군 시기 국가의 통제력이 

완화되었고, 이는 기성세 에게도 마찬가지로 작용했다. 그러나 청

년세 는 가치관을 형성하는 가장 중요한 시기인 학령기를 학교교

육체계와 더불어 공교육의 이데올로기 재생산 기능이 일정 정도 와

해되었던 ‘고난의 행군기’ 또는 시장경제와 자본이 국가의 권력을 상

쇄하는 실질적 권력으로 등장한 2000년  이후 시장화 시기에 보냈

다는 점에서 기성세 와 차이가 있다. 기성세 에게 학교교육을 통

해 부과되었던 강력한 통치 이데올로기는 청년세 에게는 그다지 

효과적으로 작동하지 않는다. 국가의 공교육체계, 신념과 규율 형성 

체계에 잘 편입된 학생들도 있으나, 정치사상적 통제의 망에서 이탈

하거나 배제된 채 이데올로기 및 신념체계 형성의 공백 또는 치환을 

경험하는 청년들도 존재한다.  

국가에 한 청년세 의 생각과 태도는 이중적이다. 이들은 국가

보다 자신이 먼저라고 생각하지만, 한편으로는 국가에 우선하여 개

인을 드러내서는 안 되며 국가와 지도자에 한 충성의 마음을 끊임

없이 표현해야 한다. “내 몸이 먼저”라는 말을 입 밖으로 꺼낼 수 없

는 것은 일차적으로는 규범을 위반할 때 가해지는 물리적, 사법적 



김정은 시대 북한의 청년들: 순응과 자립 사이, 국가와 시장을 횡단하기

218

제재 때문이다. 이는 또한 학교와 직장, 각종 사회단체에서 일상적

으로 행해지는 이데올로기 재생산의 의례들 때문이기도 하다. 

주목할 점은 청년세 가 이와 같은 의례들을 행하는 방식이다. 중등

학교를 제 로 다니지 못했던 사례 12는 직장 취업 후 처음으로 직

장 동료들 앞에서 생활총화를 하게 되었을 때 그것을 제 로 수행하

지 못할까 봐 두려움을 가졌다. 그 두려움은 생활총화를 제 로 수

행함으로써만 문제가 없는 ‘우리’의 일원이 될 수 있는 ‘사회적 인정’
의 문제 다. 사례 12는 첫 직장에서 “일자무식이라고 소문이 나서” 
수습기간이 길었는데, 생활총화라는 통과의례를 정해진 절차 로 

무사히 완수함으로써 구성원들의 인정을 받고 직장의 정식 구성원

이 될 수 있었다. 

이는 소련의 마지막 세 를 연구한 알렉세이 유르착(A. Yurchak)

이 체제전환 이전 시기 소련의 청년문화를 연구하면서 ‘스보이’(정상

적인 사람)라고 명명했던 현상을 떠오르게 한다. 유르착에 따르면, 

후기사회주의 시기에 소련의 학교와 사회 전반의 문화 속에서 권위

적 담론과 의례화된 행위들의 수행적 차원이 매우 중요해졌는데, 이

런 행위에 참여하는 것은 행위자를 시스템 내에서 ‘정상적인’ 소비에

트인으로 재생산함으로써 행위자가 ‘순전한 형식’을 통한 ‘의미 있는 

일’을 추구하거나 다른 유형의 일과 의미에 관여하도록 허용한다(알

렉세이 유르착 저 ‧ 김수환 역 2019, 55-56). 권위적 형식의 준수로 

보장되는 ‘의미 있는 일’의 생산은 사회주의의 가치와 윤리들을 반드

시 지지할 필요도, 그렇다고 반 할 필요도 없는 행위 주체적이고 

창조적인 과정이었기 때문에, 이를 단지 지배적 규범과 법칙들에 

한 저항으로 환원할 수 없는 성질의 것이다(알렉세이 유르착 저 ‧ 김
수환 역 2019, 534). 유르착은 소련의 마지막 세 가 담론의 수사적 

장의 안쪽과 바깥쪽에 동시에 자리하면서 그 담론에 한 단순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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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와 거부 모두를 회피하는 특별한 위치에 있었으며, 이러한 수행적 

전환의 방식으로 사회주의 시스템 자체가 구성되었다고 분석하고 

있다(알렉세이 유르착 저 ‧ 김수환 역 2019, 55, 537). 

사례 12의 일화가 시사하듯, 생활총화나 정치사상교양과 같은 정

치적 의례에 참석하는 북한 청년들의 태도는 부분 자신의 생활에 

한 진지한 반성이나 지도자에 한 충성심 배양과는 거리가 있으

며, 진정한 충성심과 같은 ‘내용’에 중점을 두는 것도 아니다. 사례 

2의 말처럼 “100삽을 뜨는데, 한 삽 뜨고 놀다가 마지막에 한 삽 더 

뜨고 엄청 일한 것처럼” 포장하는 “102삽을 잘 뜨는” 것이 중요할 

뿐이다. 이는 사회와 조직의 구성원, 즉 ‘우리’가 되기 위해 ‘옆에서 

보는 눈’을 의식해서 적정한 선에서 무리하지 않고 관례를 따라 수행

하는 의례화된 행위이다. 중요한 것은 진정한 충성이 아니라 정해진 

절차와 관례를 벗어나지 않는 형식적 수행이다. 이 점에서 유르착이 

소련의 마지막 세 에게서 관찰한 ‘수행적 전환’의 일면을 북한 청년

세 에게서도 읽어낼 수 있다. 이는 단순히 국가에 한 순응과 저

항의 이분법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것이다.

한편으로, 국가와 수령에 한 청년들의 마음을 완전히 형식적인 

것으로만 보기 어려운 측면도 존재한다. 교실에 걸린 수령들의 ‘초상

화 정성관리’에는 미온적이면서도, “신적인 존재”인 김정은을 만날 

수 있는 ‘1호 행사’에 참여한다면 “세상의 모든 걸 다 얻은 느낌”일 

것이라고 말하는 사례 1이나, 스스로 “빨간동맹원”이라고 할 정도로 

당과 국가에 충실해서 학의 사상교양 시간에 북한 기록 화를 “눈
이 새빨개져서” 보는 동시에 당국이 금지하는 남한 드라마를 즐겨보

면서도 “상반되는 느낌”은 받지 않았다는 사례 9처럼, 이들 안에는 

국가 이데올로기를 내면화하는 마음과 자신의 욕망을 중심에 놓는 

마음이 모순적으로 공존하면서 때로는 일치하고 때로는 충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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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이 국가와 당, 수령에게 보여주는 충성과 헌신은 기성세

처럼 무조건적인 것이 아니라 부분 자신의 이해관계와 결합된 것

이다. 김정은이 참석하는 ‘1호 행사’ 참여를 원하는 것은 이것이 

학 진학에 도움이 되고 직장 배치 시에도 유리하게 작용한다는 개인

의 이해관계와 결부되어 있다. 국가와 개인의 욕구는 때로는 완벽한 

한 몸이 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국가가 허용하는 시장경제활동의 

테두리 안에서 국가의 모자를 쓰고 내용적으로는 개인의 이익을 실

현하는 행위가 그런 것이다. 공식직장이 아닌 시장경제활동으로 돈

을 벌기 위해 출근과 조직생활의 의무를 방기하고 돈으로 신하는 

행위인 ‘8.3 노동’은 개인의 경제적 이익을 충족하려는 행위이지만, 

‘8.3 노동자’들이 납부하는 수익금이 공식직장 운 에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 국가를 위한 행위로 해석되기도 한다. 청년들의 마음 속에서 

국가와 개인은 필연적으로 충돌할 수밖에 없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국가와 개인의 이익을 일치시키는 방식을 취한다.

셋째, 북한은 고난의 행군 이후 시장화와 더불어 사람, 사물, 정보의 

이동성이 급격히 증가하는 ‘모빌리티의 전환’(mobility turn)을 

맞았고,38ⳇ 북한 청년들의 모빌리티도 증가하 다. ‘모빌리티의 전

환’은 모든 북한 청년의 지리적 이동 가능성과 사회적 계층 이동 가

능성에 동일하게 긍정적으로 향을 미친 것은 아니며, 거주지역, 

젠더, 계층에 따라 불균등한 모빌리티의 양상이 드러나고 있다. 북

한에서는 시장화가 더불어, 특히 김정은 집권 이후에 교통체계 확충

38ⳇ 존 어리(John Urry)는 20세기에는 네트워크 컴퓨터, 이동전화, 저가 항공, 고속

철도 등의 교통 ‧ 통신의 발달로 새로운 모빌리티 시스템이 만들어졌고, 21세기에

는 이러한 모빌리티가 상호의존적이고 디지털화되는 것이 특징이라고 꼽으며, 

이러한 변화를 ‘모빌리티의 전환’으로 명명하 다. 이러한 모빌리티의 전환

은 패러다임의 전환이며 사람뿐 아니라 사물, 자본, 정보가 어떻게 이동하며 이

들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변화하는 사회상을 탐구하는 데 

중요하다고 강조하 다. 그러나 지구상의 모든 지역이 이 모빌리티 시스템 안에

서 비슷한 스테이지를 경험하며 전환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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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통신망 구축 등으로 모빌리티 시스템이 바뀌고 있을 뿐 아니라 

디지털화가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다. 써비차와 택시 등 교통수단이 

증가하 고 휴 전화가 널리 보급되기 시작하 으며 컴퓨터 사용이 

증가하 다. 해외 드라마와 화, 서적 등이 유입되어 전자 파일의 

형태로 이동되고, 돈주들의 활약으로 자본의 이동이 이전 세 보다 

활발해지고 있다. 또한 해외파견노동자와 탈북민과 북한 거주 가족 

간의 네트워크로 외화와 외부 정보가 북한 내부 사회로 활발히 유입

되고 있다. 이러한 양상은 청년들의 모빌리티에도 근본적인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  

혼란의 시기 또는 재난의 시기에 모빌리티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그 편리함을 기회로 활용하는 반면, 이를 가지지 못한 사람들은 안

전망이 없는 취약한 상황에 놓이며 새로운 형태의 착취가 자리 잡는 

경로로 이용되는 경향이 있다(미미 셸러 저 ‧ 최 석 역 2019, 23). 

김정은 시  북한에서도 모빌리티 권력이 있거나 모빌리티를 활용

할 수 있는 청년들은 시장화의 변화 속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아내고 

이를 활용하여 지리적 ‧ 사회적 상층 이동성을 만들어낸다. 기존의 

계획경제하에서 국가 배치로 직업이 정해지고 성분의 제약을 뛰어

넘는 것이 사실상 거의 불가능했던 시기와 비교할 때, 모빌리티의 

변화는 청년들이 새로운 가능성을 창출하는 기반이 된다. 그러나 이

러한 가능성은 모든 북한 청년에게 동일하게 열리지는 않았다. 배급

과 무상교육, 무상의료라는 국가적 안전망이 더는 제 로 작동하지 

않는 상황에서 모빌리티 권력이 없는 청년들은 쉽게 ‘부동의 상태’ 
(immobile status)가 되어 취약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  

여타 국가와 비교할 북한 사회의 모빌리티의 가장 큰 특징은 국가 

차원의 강한 이동성 통제이다. 북한은 사람의 이동뿐 아니라 정보, 

자본, 사물의 유입과 순환을 철저히 통제하며, 이를 체제 유지의 필

수적 요건으로 인식하고 있다. 북한 청년들은 통제에 순응하기도 하



김정은 시대 북한의 청년들: 순응과 자립 사이, 국가와 시장을 횡단하기

222

지만 통제에서 벗어날 방법을 고안하기도 한다. 국가는 청년 등의 

행위자들이 통제를 벗어나 구축하는 새로운 모빌리티 양식을 찾아 

다시 규제하면서 이동성과 통제기제 간의 긴장관계가 높아진다(미미 

셸러 저 ‧ 최 석 역 2019, 36).39ⳇ 

북한 청년들은 자신을 속박하는 국가의 이동성 통제에서 벗어나

려고 노력한다. 지리적 이동성을 증가시켜 사회적 이동성을 높이거

나 사회적 이동성을 높여 지리적 이동성을 증가시키려는 노력은 다

양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북한에서 표적으로 이동 잠재력이 

있는 집단은 국경 지역 거주민이다. 이들은 직접 국경을 넘나들며 

수 또는 무역을 하거나, 중국 휴 전화를 이용하여 사람을 이동시

키거나 외환을 거래하여 자본을 축적하 다. 이들은 중국 휴 전화

를 활용해서 북한 주민과 한국에 있는 가족 간의 국제전화를 가능하

도록 하고, 돈주와 브로커가 연결된 송금 체제를 생성하면서 새로운 

모빌리티 기반을 형성 ‧ 활용하기도 하 다. 그러나 김정은 집권 이

후 국경 통제가 강화되면서 국경을 둘러싼 물리적 이동성을 자본 축

적의 도구로 활용하기는 어려워졌다. 그럼에도 청년들은 외부문화

나 정보를 다른 지역보다 손쉽게 받아들이며 직업상 이를 활용하여 

새로운 기회를 열기도 한다.   

북한 청년들은 지리적 이동 가능성을 사회적 이동 가능성과 직결

되는 것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특히 해외 이주를 그렇게 생각

하는데, 이는 먼저 해외에 갔다 들어온 이들의 입소문뿐 아니라, 

화나 드라마에서 본 외국을 직접 경험하고 싶은 외국에 한 강한 

동경과 외국 문물을 접하는 것이 자신들의 능력과 경험을 향상해줄 

것이라는 기 가 함께 작용한 것이다. 

39ⳇ 모빌리티는 부동성(immobility)과 항상 연결되며 상호의존적이기 때문에 이 둘은 

이항 립이 아니라 역동적인 동시적 실천으로 관계를 맺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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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적 또는 비법적으로라도 국외로 이동하여 삶의 기회를 확장

하고자 하는 청년들도 있지만 다수 청년은 국내에서 지리적 이동

을 통해 사회적 이동성을 높이고자 한다. 교통수단이 다양화되고 발

전되면서 북한 내 지리적 이동성은 크게 증가하 음에도 북한은 여

전히 거주이전의 자유 및 국경연선을 비롯한 특정 지역으로의 자유

로운 여행을 제약한다. 특히, 국가가 평양, 나진 등으로의 이주 및 

농촌에서 도시로의 이주는 강력히 통제하고 있다. 그러나 도시와 농

촌의 경제 수준의 차가 크기 때문에40ⳇ 청년들은 도시로의 이동이 더 

나은 삶을 보장해줄 것이라는 강한 기 에 다양한 방법을 적극 활용

하여 지리적 이동을 꾀한다. 도시 중에서도 ‘북한의 심장’이라 여기

는 평양에 거주할 기회를 잡고자 친척들의 인맥을 동원하여 평양으

로 군 를 나가기도 하고, 중앙 학 중에서도 졸업 후 평양에 배치

되는 비율이 높은 학을 선택하여 진학하기도 하며, 부모님의 경제

적 뒷받침을 바탕으로 평양에 거주권이 있는 배우자와 결혼해 평양

으로 이동하기도 한다. 중심으로의 이동은 부분 네트워크와 경제

력이 뒷받침될 때 시도할 수 있다. 

한편, 김정은 시 에 청년들의 전반적인 모빌리티가 증가하 지

만, 여전히 특정 공간에 속박되어 벗어나기 어려운 청년들이 있다. 

40ⳇ 아래 표에서 보듯이, 평양 가구 중 경제력 측면에서 전국 하위 20%에 해당하는 

가구는 0.4%로 매우 낮으며, 상위 40%에 해당하는 가구는 86.2%로 매우 높다. 

즉, 도시와 농촌의 경제적 차이도 매우 큼을 확인할 수 있다. 

표 Ⅴ-1  가구별 부의 인덱스

(단위: %)

20% 하층 40% 중층 40% 상층 합계

전체 20.0 40.0 20.0 100.0

도시 6.4 33.6 60.0 100.0

농촌 41.2 50.0 8.8 100.0

평양 0.4 13.4 86.2 100.0

출처: Central Bureau of Statistics of the DPR Korea and UNICEF 2018, 19 참고하여 번역 및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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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노동’의 가로 납부할 돈이 없는 청년들은 배급이나 월급을 받

지 못해도 공식직장에 출근해야 하며, 사례 16과 같은 만가동 공장 

노동자나 사례 17과 같은 국가 연구소의 연구원들은 직장을 벗어나

기가 쉽지 않다. 북한 사회에서 장소에 속박되는 강제를 가장 강력

하게 받는 계층은 농장원이다. 북한 당국은 농촌 경제 위축을 막고

자 농장원의 거주지 이동을 강력히 제한하고 있다. 도시 거주 기혼 

여성에게는 장사 등 시장경제활동이 허용되지만 여성 농장원은 농

사일을 벗어날 수 없고, 농촌 거주 여성청년들은 결혼으로 농촌을 

벗어나기를 원하지만 가능성이 높지 않다. 또한 모빌리티의 증가가 

반드시 자유의 증진, 기회 확 , 삶의 질 향상으로 연결되는 것도 

아니다. 끼니를 때울 수 있는 식량이라도 얻기 위해 일자리를 찾아 

헤매는 북한 청년들의 이동은 이들을 착취당하기 쉬운 더 위험한 상

황에 놓이게 하기도 한다. 

즉, 북한 사회의 ‘모빌리티 전환’은 사적 네트워크가 존재하고 

경제력이 뒷받침되는 청년들에게는 가능성을 열어주지만, 국가 안

전망이 약해진 상황에서 가족이나 지인들의 지원을 기 할 수 없는 

청년들은 ‘부동성’의 상태에 놓이게 하거나 위험한 이동을 하게 만든

다. 김정은 정권하의 시장 확 와 국가 통제 강화라는 이중적 구조

는 청년들의 모빌리티를 확 하는 동시에 불균등하게 만들고 있다.

넷째, 북한의 청년들은 합법과 불법 사이의 회색지 에서 다양한 

실천을 통해 자신의 진로를 적극적으로 열어가고 동시에 북한 사회

에서 새로운 삶의 경로를 만들어내고 있다. 합법과 불법이 공존하고 

그 구분이 때로는 모호한 역에서 당국의 통제를 피해가며 ‘비법’을 

강행함으로써 새로운 길을 만들어내는 행위는 비단 청년세 에게서

만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특히, 1990년  중반 경제난 이후 시장

경제가 확 되는 과정은 부분 이와 같은 경로를 거쳤다고 해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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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친 말이 아니다. 주민들은 생존을 위해 불법과 비법을 강행하고, 

기존과 같이 국가 공식경제 역에서 주민들을 부양할 능력이 없는 

국가는 주민들의 비법행위를 묵인하고, 그 과정에서 일정 정도 경제

적 비법행위가 제도적으로 흡수되기도 하 다. 예를 들어, 시장에서 

생존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 사람들에게 ‘8.3 노동’ 제도는 기존의 

공장체제를 나가는 출구가 되었는데, 2002년 7.1조치 전에는 노동

자들의 이러한 시장활동이 비난받아야 할 비사회주의 행동으로 은

하게 이루어졌다면, 7.1조치 이후에 노동자들은 좀 더 드러내놓고 

시장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다(김화순 2018, 186).   

초기시장화의 주역인 청년들의 부모세 가 생존을 위한 비법행위

로 북한식 시장경제를 태동시킨 세 라면, 현재 북한의 청년세 는 

‘우리식 경제관리방법’이 선포된 김정은 체제하 기업의 자율성이 부

분적으로 확장된 제도적 토  위에서, ‘전민과학기술인재화’를 표방

하는 교육과 정보화 환경의 발전으로 취득한 정보화 능력과 불법적

인 외국 상물 시청으로 길러진 문화적 감각을 착장한 채 시장화의 

새로운 역을 개척해나가는 세 이다. 이 연구에서 만난 청년들 중 

다수가 공식 또는 비공식 시장경제 역에서 활동하 는데, 이들에

게 공식과 비공식 역의 구분은 중요하지 않다.41ⳇ 이들은 국가가 배

41ⳇ 선행연구에 따르면, 북한의 경제는 공식 경제부문에 속하는 국 경제, 공식 시장
경제과 비공식 경제부문에 속하는 비공식 시장경제, 비공식 국 경제, 가계경제로 
구분할 수 있다(조한범 외 2016, 16). 공식부문과 비공식부문의 차이점은 경제활
동이 국가에 의해서 공식화 ‧ 제도화되어 있느냐에 달려 있다. 비공식부문의 경제
활동은 국가의 계획 범주에서 벗어나 공적 이익이 아닌 기관의 이익이나 사적인 
수익을 추구한다는 특징을 띠고 있다. 개인과 기관의 이윤창출을 목적으로 하지
만, 국가가 공식적으로 허용, 관리하는 종합시장이나 합작회사 등은 공식시장경
제에 속한다.(조한범 외 2016, 17-19) 수, 비 공장, 불법상품 거래, 다양한 
노동력시장과 같은 비공식 시장경제는 국가의 관리 역 밖에서 이루어지는 
경제활동으로, 철저하게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움직인다며 여기에서 발생한 수익은 
관리자들에게 상납될 뿐 국가재정 확충과 관련해서 별다른 기여를 하지 않는다. 
비공식 국 경제는 국 기업소 명의를 빌린 수익창출과 같이 ‘돈주’라고 불리는 
신흥자본가들이 공식 부분에 한 사적인 투자활동으로 이윤을 추구하는 경제활동
이다.(조한범 외 2016,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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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한, 그러나 실제로는 본인의 선택이 개입된 공식 역 내의 직업의 

외피를 쓰고 비공식 시장경제 역에서 활동하기도 하고, 공식과 비

공식 시장경제 역에서 동시에 활동하기도 하고, 두 역을 오가며 

자신의 생존과 발전을 도모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42ⳇ 부모세 가 

경제난 시기를 살아내려고 맨몸으로 부딪혀서 시장화의 토 를 만들

었다면, 청년세 는 확 되고 부분적으로 제도화된 시장경제 역 

안에서 불법과 합법 사이에서 구성되는 공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서 김정은 시  시장경제의 주역이 되고 있다. 예를 들어 김정은 집

권 이후 평양뿐 아니라 지방에서도 도시개발이 활성화되고 있고, 이

에 따라 도시에 건설되는 신축건물이나 아파트단지에 조성된 상점

가가 새로운 상권으로 부상하고 있다. 상점뿐 아니라 ‘편의봉사소’로 

불리는 서비스업도 주로 국가가 개인에게 운 권을 불하하는 방식으

로 운 되면서 적극적으로 이윤을 창출할 여지가 커지고 있다. 사례 

14, 사례 15의 사례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시장의 매 에 앉아 

노동집약적 장사를 하는 부모세 와 달리 청년세 는 시 를 선도하

는 감각과 직업기술,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시장경제 역에서 

새롭게 창출되는 이와 같은 일자리를 선점하고 있다. 

42ⳇ 예를 들어 사례 2는 국 경제부문 기업소에 배치되었지만 ‘8.3 노동’으로 실제로

는 비공식 시장경제활동을 통해 생계를 유지하는 것은 물론, ‘만 달러 모으는 

목표’를 세우고 “돈에 해서 전심을 다했다.” 사례 3 역시 국 경제부문에서 출

세하고자 하는 꿈이 좌절되자, 공식직장에는 “적만 걸어놓고” 비공식 시장경제 

역에서 불법적인 일을 하 다. 사례 10은 국가의 허가를 받은 무역회사 지도원

으로 공식 시장경제활동을 했지만, 동시에 수 등 비공식 시장경제활동도 활발

하게 하여 부를 축적했다. 사례 16은 국 경제부문에서 일하다가 김정은 집권 

이후 공식시장경제 부문의 기업소에서 일해보기도 하고 비공식 시장경제 역에

서 개인식당을 차리거나 휴 전화 장사를 하는 등 다양한 시도를 하 다. 사례 

8과 사례 17은 뇌물을 써서 국 경제부문의 일을 면제받고 비공식 시장경제활동 

역에서 큰 수익을 창출하 고, 사례 7은 다른 도시로 가는 방식으로 공식직장을 

빠져나와 비공식 시장경제활동 역에서 개인 하청노동을 하 다. 사례 14와 사례 

15는 김정은 집권 이후 확장된 공식 시장경제활동 역에서 새로운 형태의 서비스업과 

상업 활동에 뛰어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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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북한의 청년세 에게 당국의 단속과 통제에 걸리지 않고 비

법행위를 하는 것은 일종의 능력으로 간주된다. 1990년  이전에는 

관료들 사이에 부패의 형태로 존재했던 뇌물공여가 1990년  중반 

이후 일반주민에게 관행으로 일상화되었다. 빠른 일처리, 더 좋은 

기회 포착, 비법행위 묵인 등을 요청하기 위해 행정관료들에게 뇌물

을 바치는 것이 일종의 ‘생존기술’로 인식되며 뇌물을 적절하게 바쳐 

일을 해결하는 것이 능력이라는 인식이 만연하게 되었다. 이런 환경

에서 성장한 북한 청년들은 국가가 강제하는 것을 각종 비법적인 수

단을 동원하여 거부할 능력을 갖춘 세 이다.43ⳇ 

불법적인 외국 상물 시청으로 북한 바깥의 사회를 인지하고 비

교의 프레임을 갖게 된 이들은 비법적인 수단을 동원해 기존에는 없

는 새로운 무언가를 만들어내기도 한다. 예를 들어, 한국 드라마 시

청은 그 자체로 그치지 않고 청년들의 일상생활에서 문화적 유행을 

만들어내고, 이는 비공식 경제부문에서 새로운 직업 창출로 이어진

다. 사례 8의 생애사례에도 나타나 있듯이, 2010년 부터 도시 부

유층 청년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웨딩 상 촬 이 그러한 예이다. 

한편, 비법적 활동으로 구축된 청년들의 역은 언제라도 당국에 의

한 통제와 처벌의 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취약하다. 웨딩 상 

촬  역시 ｢청년교양보장법｣ 제41조 “청년들이 하지 말아야 할 사항”
에서 규정된 16가지 항목 중 하나인 “우리 식이 아닌 이색적인 옷차림

과 몸단장, 결혼식을 하면서 사회의 건전한 분위기를 흐려놓는 행위”
로 간주되어 처벌 상이 되고 있다. 

43ⳇ 예를 들어 앞 장에서 살펴본 사례 17은 학 졸업 후 어머니의 와병을 핑계로 

평양에서 고향으로 이직하 고, 자신의 과학기술 능력을 활용하여 직장에 필요

한 일을 해주는 신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시간을 얻었고, 공식직장에 긴박돼 

있어야 하는 연구자 신 노동자가 되기 위해 기술시험 낙제라는 편법을 사용했고, 

결국 ‘8.3 노동자’가 되어 공식직장에 돈을 납부하고 비공식 시장경제 역에서 

다양한 사업을 벌여 큰돈을 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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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외부에서 볼 때는 경제적으로 봉쇄되어 

있고 외교적으로도 고립된 채 핵개발에 몰두하는 독재정권하에서 

숨죽여 살아가는 듯 보이지만, 개인의 삶과 일상을 들여다보면 기성

세 와는 다른 차원의 모빌리티와 역동성을 지니며 불법과 비법의 

회색지 에서 다양한 수행으로 경제와 문화적 역에서 새로운 실천

을 해내는 청년 주체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들은 김일성 체제를 

직접 경험하지 못했고, 태어나면서부터 시장경제를 몸으로 겪으며 

경쟁한 세 이다. 사회주의적 가정과 거리를 두며 ‘말랑한 감정’을 

교류하는 가족을 꿈꾸며, 체제이념을 신봉하는 ‘석기’들을 조롱하듯

이 부모세 의 가부장적인 성적 엄숙주의를 무화하는 세 이기도 

하다. 또한 정치적 ‧ 물리적으로는 고립되어 있으나 디지털 기기를 

매개로 외부와 접속하는 ‘개인’들로 구성된 세 이다. 

결론적으로, 청년들의 이러한 특징은 북한 사회를 어떠한 방향으

로 움직이게 할 것인가? 이러한 청년세 의 특징이 정치체제의 변화

와 직결되면서 체제의 변화를 만들어낼 것인가? 청년세 는 외부세

계를 엿봄으로써 다른 사회가 있다는 것을 알고 성장하 고 자신이 

사는 사회를 좀 더 다양한 시각에서 볼 수 있는 세 이기 때문에 청년

들의 특징이 개인의 선택권 확 , 불평등 감소, 인권 증진 등을 위한 

제도적 조치를 견인하며 사회적 개혁조치를 이끌어낼 가능성을 기

해볼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사회적 개혁조치가 부분적으로 이루

어진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정치체제의 변화로 연결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이다. 다방면에서 청년들의 다양한 실천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국가권력의 통제로 이러한 수행이 체제 변동으로 이어지기보다는 오

히려 체제재생산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어 중국과 유사

한 방식으로 시장경제를 부분적으로 수용하면서 현재의 정치체제를 

유지해나가는 과정에서 약간의 사회경제적 개혁이 이루어진다면, 



논의 및 결론 Ⅴ

229

그 주체가 되는 집단이 청년들이 될 것이다. 그 방향성은 국가자본이 

주민들을 더욱 압도하는 체계가 될 것인데, 청년들은 이를 통해 자아

실현과 개인적 성취의 기회를 포착하려 할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움

직임이 정치체제의 본질적 변화로 이어지기 어렵다고 전망된다. 이

러한 결론은 북한의 ‘사이세 ’는 “북한 사회의 이중구조 내에 안주하

면서 그 도를 강화하는 사회적 실천을 하고 있다.”라는 선행연구

(김성경 외 2015, 183)의 주장과도 결을 같이하는 것이다. 

다만, 예기치 못한 외부적 상황이나 사회적 변동이 발생할 때 청년

세 의 특징이 체제 변동을 촉진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간

과할 수는 없다. 이는 소련의 사례에서도 유래를 찾아볼 수 있다. 

유르착은 소련의 마지막 세 에서 나타났던 수행적 전환의 존재방

식과 문화를 페레스트로이카 이후 권위적 담론의 붕괴와 더불어 사

회주의 체제의 급격한 전환이 이루어지게 된 원인으로 보았다. 페레

스트로이카로 권위적 담론이 붕괴함으로써 수행적 전환의 고유한 

조건이 손상되었고, 이것이 시스템의 급격한 내파로 이어졌다고 본 

것이다(알렉세이 유르착 저 ‧ 김수환 역 2019, 546). 소련의 체제전

환 사례는 북한 청년세 의 특징이 일상적 상황에서는 현재의 북한

체제를 유지하고 재생산하는 방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더 크지만, 

국내외적인 정치적 이벤트 발생으로 급격한 정치사회적 변동이 초

래될 경우 변화의 기폭제로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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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소속, 주소, 연락처, 회원구분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입금일로부터 1년 (회원자격 갱신 시 보유기간은 1년 연장)

4. 동의를 거부할 권리 안내

5. 개인정보 취급업무 위탁 내역(고지사항)

위탁 받는 업체(수탁업체) 업무내용 
㈜ 코리아디엠 발간물 발송 업무 처리  

   귀하는 위와 같은 개인정보를 제공하는데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하실 경우 도서 회원 가입 및 발송이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20   년      월      일                   성 명                (인)

※ 정보주체가 만 14세 미만의 아동인 경우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 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년    월    일

        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법정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 본 신청서 및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를 보내주십시오.
(06578)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 통일연구원 도서회원 담당자앞
전화: (02)2023-8009, FAX: (02)2023-8298, E-Mail: books@kinu.or.kr

※ 온라인 신한은행 140-002-389681 

     (예금주: 통일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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