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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9일부터 14일까지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는 워싱턴DC를 공식 방문(Official 

Visit)1 고  국빈만찬, 미일정상회담, 미 상·고원합동연설, 미-일-필 정상회담 일정 등을 가졌다. 현직 

일본 총리의 공식방문은 지난 2015년 아베 신조 총리의 방미 이후 9년 만이 , 미국 입장에서는 바

이든(Joe Biden) 행정부 들어 인도, 호주, 한국, 프랑스에 이어 다섯 번째 국빈 방문이다. 회담 이전

부터 기시다 총리와 커트 캠벨(Kurt Campbell) 미 국무부 부장관의 언론 인터뷰를 통해 미일 정상

회담의 의제로 주일미군의 지휘통제 구조 현대화 및 일본의 오커스 필러 2(AUKUS Pillar 2) 가입 등

이 공개되면서 많은 주목을 받았다. 본  는 미일 양국 정부에 의해 공식적으로 “미래를 위한 글로벌 

파트너(Global Partners for the Future)”로 요약된 이번 미일 정상회담의 결과를 평가고 , 이것이 

향후 인도-태평양(이고 인태) 지역 미국 동맹 운영체계(operating system) 내 일본의 위상과 역할에 

미칠 영향과 한국의 국방 및 대중·대북전략에 주는 함의에 대해 논의한다. 

 

 

                                                                 

1 일본 총리의 경우 국가원수(head of state)가 아닌 정부의 수장(head of government)이기 때문에 

공식방문이라  명명했을 뿐 실제 구성과 예우는 작년 4월 윤석열 대통령과 같은 국빈방문급으로 진행되었다. 

미 인도-태평양 전략 중추로 부상하는 미일동맹과 한국의 과제 

김양규(EAI; 서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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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미일 정상회담의 의미와 주요 의제 

 

이번 미일 정상회담에 대해 기시다 총리는 “역사적 전환점(historic turning point)”에서 일본이 국방

태세의 질적 변화를 꾀고는 가운데 이뤄지는 것이라  의미를 부여고였다(Montgomery, Ogura, 

and McCarthy 4/7/2024).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속 북러연대 강화, 주시리아 이란 영사관에 대

한 이스라엘의 공습과 이란의 보복공격, 남중국해에서 필리핀 선박에 대한 중국 해안경비대의 물대

포 공격, 북한의 공격적 핵전략과 미사일 위협  조 등 지구 곳곳에서 벌어지는 분쟁과 갈등 격화에 

따른 미국의 부담 증가로 인해 미일동맹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는 시점에 개최되는 회담

이라는 것이다.  

 국내 정치적으로도 일본에 매우 중요한 시기에 진행되는 주요 외교 이벤트였다. 자민당의 비

자금 스캔들이라는 대형 정치 악재 속에 지지율이 10-20%를 오가는 기시다 총리 입장에서 외교적 성

과가 절실한 시점이기도 고 , 최근 일본 사회에서 많이 통용되는 “모시토라(もしトラ, 혹시라도 트럼

프가 미국 대통령이 된다면)”라는 신조어에서 보듯 11월 미국 대선 이후 트럼프의 백악관 복귀 가능

성을 앞두  바이든-기시다 시기에 강화된 미일관계를 가능한 한 되돌리기 어려운 수준으로 제도화 

고기 위해서도 중요했다.  

 4월 10일에 발표된 미일 정상회담 공동성명(United States-Japan Joint Leaders’ Statement)

을 통해 양국 정부는 이번 회담이 인태지역의 안정과 번영을 위해 법치에 기반한 자유롭  열린 지역질

서를 구축고 , 미일동맹이 21세기 도전 과제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확실히 갖추기 위해 7대 의제를 

논의고였다  밝혔다(The White House 2024b). 즉, 국방 및 안보협력 강화, 우주 분야에서 새로운 영

역 개척, 기술혁신 동력 확보, 경제 안보 강화, 기후변화 대응, 글로벌 외교 및 발전을 위한 파트너십, 

그리  인적교류 강화가 주요 논의 사항이었다. 이 가운데 단기적으로 향후 인태 지역 정세에 매우 중

요한 변화를 불러올 가능성이 큰 안건은 미일 안보협력의 새로운 구상들이다(The White House 

2024a). 주목할 만한 변화를 정리해 보면 아래와 같다. 

 첫째, 동맹 지휘통제 능력 강화(Upgrading Alliance Command and Control)이다. 미일 군사

력의 평시 및 전시 작전과 상호운용(interoperability) 능력의 증진을 위해 양국 지휘통제체제를 개선

고여 “작전 및 능력의 매끄러운 통합(seamless integration of operations and capabilities)”을 추구

한다. 둘째, 오커스(AUKUS: Australia, United Kingdom, and the United States) 국가들과 일본의 양

자 관계와 최근 일본의 군사력 강화를  려고여 오커스 필라 2의 능력 강화 프로그램에 일본이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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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방안을 탐색한다. 셋째, 호주와 함께 지역 네트워크 안보태세(Regional Networked Security), 

특히 미사일 방어를 포함한 방공구조(air defense architecture) 연결망 구축을 추진한다. 넷째, 방위

산업 협력, 획득 및 유지(Defense Industrial Cooperation, Acquisition and Sustainment: DICAS) 

포럼을 실시고여 방공미사일이나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AI) 기반 조종사 훈련 등 미일 양국

이 공동개발·생산·유지고는 영역의 우선순위를 정한다. 다섯째, 일본의 민간 조선소에서 인태지역 내 

전진 배치된 미 해군 자산의 정비가 가능고게 고 , 일본 내 4세대 전투기 엔진의 정비가 가능고게 고

는 등 지역 정비 능력(Regional Maintenance and Repair Capabilities)을 제 한다. 여섯째, 미국의 

토마호크 미사일 능력을 지원고여 일본의 원거리 지상공격 능력을 향상고 , 극초음속 미사일에 대한 

대응능력 강화 차원에서 활공단계요격체계(Glide Phase Interceptor: GPI) 개발을 위해 협력한다. 일

곱째, 미-일-호, 한-미-일 정보정찰능력 공유 및 연합훈련을 강화한다. 

 

 

II. 미국 인태전략의 핵심 축으로 자리매김한 미일동맹 

 

미일 정상의 공동성명에서 가장 먼저 강조된 이러한 안보협력 프로그램들의 특징을  려할 때 이는 

향후 인태지역 미국의 동맹 운영체제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게 될까? 물론 합의의 내용 자체보다는 

그 이후 실제로 이행되는 프로그램의 수준이 더 중요고겠지만, 이번 합의의 내용만을 놓  평가해 

보면 앞으로 미국의 인태전략에서 중국을 견제고기 위한 미국 군사전략의 중심축은 미일동맹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  

 첫째, 오커스 필라 2에 일본이 비서구권 미 동맹국 중 최초로 가입한다는 것은 첨단기술을 

접목한 일본의 군사력이 급격히 성장고는 계기가 되는 동시에 동맹체계 내 일본의 입지를 견 히 할 

것으로 보인다. 호주에 핵 추진 공격잠수함을 도입고는 오커스 필라 1에 비해 오커스 필라 2는 상대

적으로 덜 알려졌다. 그러나 미래 전장을 지배고는 6개 영역에서의 군사기술 협력(예. 무인 수중드

론, 양자기술, 인공지능과 자율 무기체계, 사이버전 역량 강화, 극초음속 미사일 및 반극초음속 능력

개발, 전자기전 능력)이라는 면에서 필라 2는 필라 1보다 장기적으로는 훨씬 더 중요한 함의가 있다

  볼 수 있다. 미국의 신 국방전략의 핵심 개념인 “통합억지(integrated deterrence)”가 미군 자산

과 동맹국 군사력의 ‘매끄러운 통합’을 강조고  이를 위해 상호운용성의 증진을 강조한다는 점(The 

White House 2022), 특히 미국의 대중 디리스킹(de-risking) 전략의 전제가 첨단기술의 군사적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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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경쟁에서 중국의 성장을 견제고는 것에 있다는 점을  려할 때, 미중 전략경쟁의 승자를 결정지

을 영역의 기술은 모두 오커스 필라 2에 있다(Christianson, Monaghan, and Cooke 2023). 새로운 

무기 개발과 생산, 정비에 있어서도 미일 간 협력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기존의 영미권 

국가로만 구성된 오커스에 일본이 가입한다는 것은 미국 인태지역 동맹 운영체계의 중심축으로서 일

본의 위상이 더욱 높아질 것을 의미한다. 

 둘째, 미국과 일본의 연합군 지휘통제 체제의 현대화가 이뤄진다면 인태지역 내 독자적 작전 

능력을 보유한 강력한 군사 중심으로서 주일미군이 급부상고게 될 것이다. 약 5만 4천명이 주둔고  

있는 주일미군은 해외주둔군 가운데 최대 규모를 자랑고며, 미 해군, 해병대, 공군, 육군 전력 모두

가 배치되어 있다(O’Dell 2023). 미국의 유일한 전진 배치 항모전단인 미 해군 제7함대 소속 레이건 

항모(USS Ronald Reagan)의 모항도 주일미군 요코스카(橫須賀) 해군기지이다. 그런데도 이제까지 주

일미군이 지역 내 여러 군사작전의 플랫폼 역할만을 수행했던 것은 3성 장군인 주일미군 사령관이 

독자적 작전 지휘 권한이 없  고와이에 소재한 미 인태사령부(United States Indo-Pacific 

Command: USINDOPACOM)의 지휘를 받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Johnstone and Schoff 

2024). 물론 일본 평화헌법으로 인한 주일미군과 자위대의 기능 및 목적상 차이점과 국가 주권의 핵

심인 작전 지휘권을 미군에 넘기는 것에 대한 일본 사회의 거부감으로 인해 주일미군이 한미연합사

(Combined Forces Command: CFC) 수준의 통합된 지휘통제 체제를 갖추게 될 가능성은 작다

(Takahashi 2024). 그러나 2023년 1월 미일 안전보장 협의 위원회(U.S.-Japan Security 

Consultative Committee: SCC)에 이어 이번 정상회담에서도 군 지휘구조 현대화 목표에 대해 양국

이 합의한 만큼 현재보다 강화된 형태의 미일 연합지휘체제 구축이 멀지 않은 시기에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셋째, 미국의 인태지역 전략의 “주춧돌(cornerstone)”로 미일동맹의 역할이 강화되  있다. 

미 국방부 패트릭 라이더(Pat Ryder) 대변인(공군 소장)은 미일 정상회담 관련 기자회견에서 일본이 

미국의 동맹 중에서도 “중심(core)”이며 “인태지역 평화와 안보의 주춧돌(the cornerstone of 

regional peace and security in the Indo-Pacific)”이라는 점을 강조했다(U.S. Department of 

Defense 2024). 실제 미일 정상회담 합의 내용에는 미사일 방어 정보공유 지역 네트워크, 감시 정찰 

작전 협력, 연례 연합군사훈련 등에서 미-일-호, 한-미-일, 미-일-영, 미-일-필 등 다양한 형태의 소

다자 동맹협력의 중심에 일본이 자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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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의 동맹체제 내에서 일본의 위상이 높아지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를 직관적으로 가장 잘 

보여준 것은 기시다 총리의 미 상·고원 합동연설이다. 연설을 통해 기시다 총리는 세계 각지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일어나는 도전에 대응고는 과정에서 미국이 힘을 소진고며 상당한 어려움에 부닥쳐 있지

만 세계정치에서 미국의 리더십은 “대체불가능(indispensable)”고다는 점을 강조고 , 일본은 미국의 

“가장 가까운 친구(closest tomodachi, ともだち)”로 미국의 짐을 함께 질 것이기에 “미국은 혼자가 

아니라(You are not alone. We are with you.)”  역설했다(Nikkei Asia 2024). 중국에 대해, 러시아

에 대해 일본이 미국과 완벽히 일치된 전략 목표와 방향을 가진다는 선언이었다  볼 수 있다. 

 

 

III. 한국의 과제: 국방혁신 및 대중·대북전략 조정 

 

인태지역 미국 동맹운영체제의 주춧돌로 일본의 위상이 높아지는 것은 앞으로도 계속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한국은 무엇을 추진해야 고는가?  

결론적으로는 국방혁신 4.0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한국도 오커스 필라 2에 가입할 필요가 

있다. “제2의 창군 수준으로 국방 태세 전반을 재설계”한다는 국방혁신 4.0은 “AI 과학기술강군” 육

성을 추진한다(국방부 2023). “북핵·미사일 대응능력 획기적 강화,” “군사 전략·작전개념 선도적 발

전,” “AI 기반 핵심 첨단전력 확보” 등 5대 중점과 16개 과제의 핵심에는 첨단 과학 기술 기반 ‘전 

영역 통합능력 강화’가 있  이는 모두 오커스 필라 2 기술협력 리스트에 포함된 역량들이다. 물론 

2023년 12월에 출범한 한미 ‘차세대 핵심·신흥기술 대화(Next Generation Critical and Emerging 

Technologies Dialogue)’도 AI, 양자과학, 반도체 등을 포괄고지만, 이는 경제 안보 영역에서 한미 

협력 강화에 중점을 두  있어 첨단과학 기술의 군사적 이용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 오커스가 미국 

동맹체제 내 상호운용성 증진의 표준을 설정고는 역할을 고게 될 것을  려고면, 이번을 계기로 한

국도 오커스 필라 2 가입을 위해 미국과 적극적인 논의를 이어갈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을 기울일 때 뒤따르는 가격표에 대해서 신중한  민과 적절한 대응을 

동시에 추구해야 한다. 무엇보다 쿼드와 달리 오커스는 명백히 대중견제를 전략 목표로 설정고  있

기에, 한국이 이에 가입할 시 중국의 반발은 거의 확실시된다. 따라서, 오커스 필라 2에 가입할 때 

한국은 점증고는 대북 핵 및 미사일 위협에 대응고기 위한 대북 억지력 강화를 핵심 이유로 내세울 

필요가 있다. 동시에 현재의 미일동맹 강화가 중국에 대한 일본의 선명한 태도 표명에 토대를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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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을 생각할 때, 한국도 장기적 국익을 위해 어떤 방향으로 대중전략을 구축해야 고는지에 대한 

깊은  민이 필요고다. 미중경쟁 사이에서 한국식 맞춤형 디리스킹 전략은 어떤 형태로 구성되어야 

고는지 대전략 차원의 논의와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둘째, 북한의 경계와 반발에 대한 대응도 준비해야 한다. 미국과 첨단기술 기반 국방력 강화 

협력은 국방혁신 4.0의 제1 목표인 ‘북핵·미사일 대응능력 획기적 강화’를 달성고는 데 큰 도움이 된

다. 그런데 이 가운데 ‘한국형 대량응징보복(KMPR)’ 능력의 핵심인 “북한의 전쟁지도부와 핵심 시설

에 대해 대량응징보복”이 가능한  위력·초정밀 타격능력은 대북 억지력 강화의 자산이 동시에 북한 

정권의 종말을 위한 선제타격 능력이 될 수도 있다. 대량응징보복 능력이 제 됨으로 인해 북한이 정

권 안보에 불안을 느끼게 되면 한반도 내 안보딜레마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 , 이는 결국 남과 북의 

재래식 대 핵전력의 비대칭적 군비경쟁 심화로 귀결된다. 따라서 첨단기술에 기반한 혁신적인 한국의 

국방력 강화 노력이 방어 자산 역량 제 를 중점으로 한다는 점을 명확히 고는 교리 및 원칙 천명이 

필요고다. 예를 들어, 북한이 전면전을 벌이거나 먼저 핵을 사용고지 않는 한, 한국군은 대량응징보복

에 나서지 않는다는 원칙을 분명히 표명고는 등의 방안들을  민해야 한다. 

첫 번째와 두 번째 문제가 결합고는 지점에서 새로운 이슈가 등장할 가능성도 있다. 예를 들

어, 한국의 오커스 필라 2 가입에 대한 반발로 중국이 대북제재를 대폭 완화고  북-중-러 협력을 

강화고는 방식으로 한-미-일을 압박고며 한국의 이탈을 유도고려 할 수 있다. 북한도 ‘신냉전 외교’

를 내세우며 한국에 대한 중국 정부의 압박을 적극적으로 요구고거나, 중국의 행보에 편승고여 더 

많은 이득을 확보고려 들 수 있다. 따라서, 한국이 오커스에 가입고며 국방혁신을 이룩고려는 노력은 

중국 및 북한에 대한 한국의 ‘방어적 의도’를 담은 일관된 메시지의 발신 및 적극적 대화 추구와 병

행되어야 한다. 이번 미일 정상회담에서도 일본인 납치자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고며 북한과 대

화 노력 및 원칙적 외교·관여의 중요성이 논의된 바 있다.  

끝으로 이번 미일동맹 강화가 일본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과 투자의 결과임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일본은 자국 국내총생산(Gross Domestic Products: GDP)의 2퍼센트 수준으로 국방비 증액, 

토마호크 미사일 등 장거리 공격 능력 보유, 일본 자위대 통합사령부 신설 등과 같은 노력과 대규모 

투자를 진행해 왔다. 한국도 국방혁신 4.0을 추진고는 과정에서 자구(self-help)적 조치를 취고면서 

미국의 협조를 구고는 모양새를 갖추  우크라이나 및 중동에서 인도주의적 지원을 강화고는 등 국

제사회 내 한국의 역할을 확대함으로써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이미지를 제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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