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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정보주도형 경찰활동 분석

이 주 락

[국문초록]

문재인 정부는 출범 초기에 국가정보원을 해외안보정보만을 다루는 기관으로 개편하

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국가정보원의 국내정보 기능이 사실상 폐지된다면 그 동

안 국가정보원과 더불어 정보기능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던 경찰의 국내정보 활동이 

그만큼 중요해지는 상황이 된다. 그러므로 경찰의 정보활동도 향후 어떠한 방향으로 

변화되어야 할지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와 연구가 시급하다고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영국 경찰의 국내 정보활동을 문헌고찰과 심층면담기법을 통해 분

석하였다. 영국은 사회안전 확보를 위해 정보주도형 경찰활동(Intelligence Led 

Policing)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으므로, 영국사례의 분석을 통해 한국적 현실에 맞는 

대안을 찾는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영국은 국내정보의 경우 경찰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최고정책결

정권자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치안정보도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정

보들을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공동체와 공유하고 상호 협력하도록 하고 있다. 결

과적으로 영국 경찰은 정보주도형 경찰활동을 통해 정보 수집과 분석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효과적인 국내정보활동을 수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에서도 국가정보원의 개편과 더불어 정보주

도형 경찰활동의 본격적인 도입을 제안하였다. 

주제어: 영국 경찰, 정보주도형 경찰활동, 정보활동, 국내정보, 치안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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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과거 국가정보원은 정치개입과 같은 문제점을 야기하였고,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문

재인정부는 출범 초기에 국가정보원을 해외안보정보만을 다루는 기관으로 개편하겠다

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민주당 김병기 의원은 국정원의 대공수사

권을 경찰로 이관하고 국정원 예산과 정보활동에 대한 감시·감독을 대폭 강화한 국정

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서는 국정원의 직무 범위를 ‘국외·북

한 정보 및 방첩·대테러·국제범죄조직 및 형법상 내란·외환죄 등과 관련되고 북한과 

연계된 안보침해 행위 등’으로 한정해 직권남용 가능성을 차단했다.1) 

이처럼 국가정보원의 국내정보 기능이 사실상 폐지된다면 그 동안 국가정보원과 

더불어 정보기능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던 경찰의 국내정보 활동이 그만큼 중요해지

는 상황이 된다. 이와 더불어 세계 각국에서 각종 테러에 의해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각종 사건사고로 인해 국민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시점에서 국민 

안전확보를 위한 국내정보활동 강화의 필요성도 점차 커지고 있다. 따라서 경찰의 정

보활동도 향후 어떠한 방향으로 변화되어야 할지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와 연구가 시

급하다고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영국의 국내 정보활동 사례를 분석하고자 한다. 영국의 경우 국민의 

안전은 확보하면서 정치 개입이나 기타 바람직하지 못한 활동을 억제하기 위해 여러 

방안을 효과적으로 마련하였기 때문이다. 특히, 영국은 사회안전 확보를 위해 정보주

도형 경찰활동 (Intelligence Led Policing)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따라서 영국 경찰

의 국내정보활동 시스템을 분석한다면 한국적 현실에 맞는 대안을 찾는데 좋은 기초

자료로 쓰일 수 있을 것이다.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영국의 경찰정보활동을 심도 있게 분석한 연구는 전무하다. 

최근 문경환(2014)과 윤태영(2015)이 영국을 포함한 주요국의 국내정보활동에 대하여 

분석하였으나, 경찰의 정보활동을 중심으로 하지 않았고, 또 하나의 연구에서 영국, 

미국, 프랑스, 이스라엘 등 여러 국가를 한꺼번에 다루다보니 심도 있는 분석이 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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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하였다. 이러한 연구의 필요성에 근거하여 본 연구에서는 문헌자료 분석을 중심으

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러나 기밀성을 강조하는 정보활동의 특성상 자료가 충분치 

않아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경찰 전문가인 형사사법학 영국 교수 1인, 정보활동과 관

련 있는 영국 경찰관 4인을 2017년 5월~6월 중 영국 포츠머스에서 심층면담하여 문

헌자료를 통해 얻을 수 없는 부분을 보완하였다. 심층면담은 사전에 준비된 개방형질

문지를 통해 이루어졌고, 면담내용은 동의하에 녹취되어 분석되었다.

II. 경찰활동에 대한 관점 전환 – 위험 관리활동

영국에서는 경찰의 치안대응시스템이 본질적으로 변하고 있다. 시민들의 신고를 기반

으로 하는 개별 사건에 대응하는 형태가 아닌 위험에 대한 인식 (perceived risks) 및 

시민들의 불안감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형태로 변모하고 있다 (Maguire & John, 

2006). 범죄 통제의 본질에 대한 이론가들도 이러한 변화를 논의하였으며, 그 중에서 

특히 Ericson과 Haggerty (1997)는 경찰의 핵심 업무를 ‘위험을 관리하는 활동 (risk 

business)’이라는 새로운 틀 (framework)을 제시하고 있다. Ericson과 Haggerty (1997)

는 캐나다 경찰을 조사한 자료를 바탕으로 현대사회의 경찰의 역할을 ‘위험 통신요원 

(risk communicator)’로 규정하면서, 기존의 경찰이 범죄자, 통제, 질서유지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현대의 경찰은 위험, 감시, 그리고 보안 (security)에 중점을 두고 운용되

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은 Beck (1992) 이 말한 현대사회는 ‘위험사회’라는 

이론을 바탕으로 하고 있고, 결국 국가의 모든 정부 부처 및 민간 기업 등 단체들도 

소관 분야에서 갖고 있는 위험을 줄이기 위해 위험 관리 (risk management)를 이행하

고 있다. 다른 기관들과의 관계에서 경찰은 정보를 요구받는 입장이며, 현대사회에 만

연해있는 위험을 줄이기 위해 다른 정부부처의 요구 사항에 맞추어 통신 요원처럼 필

요한 정보를 배포한다는 것이다. 즉, 타 기관들의 위험 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그 핵심

적인 정보 제공을 경찰이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사실, 그 동안 학자들은 경찰 활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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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적으로 범죄에 대응하는 활동에 초점을 맞추어져있다는 것을 기정사실로 받아들

여 왔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경찰은 ‘지식중개인 (knowledge broker)’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고 (O'Malley 2015), 한 국가의 국정운영 (Governance)을 담당하는 중추적인 

기관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Ericson & Haggerty 1997). 이러한 새로운 틀 속에서 정보 

중심 경찰활동 및 타기관 협력모델이 생성된 것으로 이해된다.  (Maguire & John 

2006). 

또한, 기존에 명확했던 국가 안보 영역과 법집행 영역을 구분하는 선이 점차 흐려

지고 있다 (Best 2010). 이러한 분위기는 현실적인 필요성에서 나타날 뿐만 아니라, 

정부차원의 전략수립측면에서도 여실히 느껴지고 있다. 우선 현실적 필요성을 살펴보

면, 경찰기관에서 대응하는 강력 혹은 초국가적 범죄 중에서도 국가 안보 영역과 중첩

되는 사건이 늘어나고, 이로써 정보기관들과 협력해서 해결해야 할 사건들이 증가하

였다. 또한, 전쟁을 유발하는 지역간 정치 분쟁이 줄어들면서 전통적인 안보 패러다임

과 현재 이행되는 안보 정책은 상당한 괴리가 생겼다. 대부분의 서방 선진국들은 점차 

안보이익 (security interests)이라는 개념을 기존의 전쟁, 군사개입의 관점이 아닌 법집

행, 범죄감소의 관점으로 재정의하고 있다 (Andreas & Price 2001). Andreas와 Price 

(2001)는 국가 간의 전쟁이 급격히 줄면서 안보의 개념이 바뀌고 있고, 미국의 연방 

정부 중에 가장 빠르게 확장하는 기관은 형사사법체계에 관련된 기관이라고 설명하면

서, ‘법집행기관들과 정보공동체간2)에 중첩되는 영역과 연결고리가 점차 늘고 있다 

(the increased linkages and overlap between the law enforcement and intelligence 

communities)’고 지적하였다. 구체적으로, 법집행기관들과 정보기관들이 임무, 전략, 

제도적 틀, 기술 등을 서로 공유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정보기관이 법집행기관의 

영역에 개입하는 한편, 법집행기관도 정보기관의 역할과 기능을 담당하게 되었다. 가

령, 영국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9/11사건 이후 법집행기관의 보안화 (securitisation) 

및 군사화 (militarisation)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Best 2010). 

둘째로, 정부 차원에서 이러한 현실적 분위기를 받아들이고 있다. 영국 내각사무처

는 정보기관의 임무 중에 ‘중대 범죄에 대한 예방과 탐지 (the prevention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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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tection of serious crime)’를 명시함으로써 (Cabinet Office 2010), 전통적인 국가 안

보를 담당하는 정보기관들이 법집행 영역에서도 활동하도록 전략적인 목표를 제시해

주고 있다. 어떠한 정보기관이라도 중대 범죄의 영역에 대해서 정보를 수집, 분석, 배

포할 수 있도록 임무를 분명하게 제시해주고 있다. 특히, 보안부가 보안활동법 1989, 

1996을 근거로 하여 ‘중대한 범죄 (serious crime)’ 에 대해서도 대응해야 할 실정법상 

책임을 부여받아 법집행기관들의 중대 범죄 예방과 대응에 지원을 해야 한다. 가령, 

시리아나 이라크 지역에 ISIS요원으로 지원하려는 조짐이 보이는 영국인들에 대하여 

일차적으로 경찰 정보 파트에서 이러한 사람들의 프로필을 갖고 감시하고 있다가 이

들이 실제적으로 출국을 하면 정보기관에서 자료를 이첩 받아 추적·관리하게 된다.

III. 영국경찰의 정보활동 도입

1. 도입 배경

법집행기관에서 정보 기능을 활용하는 범죄 유형은 테러, 사이버범죄, 경제범죄, 마약

밀매, 인신매매, 불법이민 등 국제 조직범죄 (Transnational organised crime, TOC) 이

다. 국제 조직범죄의 활동은 매우 복잡한 구조를 지니고, 새로운 기술을 사용하여 기

회를 최대화시키기 때문에 법집행기관으로서도 정보 기능의 역량을 높여야 대응이 가

능하다. 이외에 경찰서 단위 혹은 광역단위에서 범죄 대응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

해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 분석, 배포하고 있다. 이러한 정보중심의 활동을 정보주

도적 경찰활동 (Intelligence-led Policing ILP)이라고 일컫는다. ILP 모델은 이미 영국 

경찰기관 및 법집행기관에 스며들었으며, 지역경찰활동과도 잘 융합되어 운용되고 있

다. 경찰활동이 기존의 전통적인 단속 중심의 활동에서 이제는 정보 중심의 적극적 접

근으로 변화하였다 (Coyne & Bell 2011). 영국에서는 일선 경찰관이 밑바닥부터 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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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정보가 경찰서급, 지방경찰청급, 혹은 국가범죄수사청에서 범죄 대응 혹은 범죄 예

방에 적극 활용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었다. 

이렇게 정보주도적 경찰활동 모델이 자리 잡게 된 배경은 다양하다. 범죄의 양상이 

지역기반형 범죄유형을 벗어나 국가이상의 단위로 확장함에 따라, 기존의 경찰활동 

모델로는 초국가적인 범죄에 대응하기 역부족이다라는 인식이 크게 작용하였다. 또한, 

당시 경찰기관의 평가방식이 실적 중심으로 변화하였고, 1980년대로 오면서 범죄율이 

급증하는 반면 검거율이 급격하게 감소하면서 경찰활동에 대한 비난이 고조되었다 

(Bell 2007). 이렇게 외부적 혹은 내부적인 환경이 변하면서, 경찰활동의 운영 패러다

임도 사회의 위험을 통제하는데 있어 신고대응 방식이 아닌 위기를 관리하는 방향으

로 변화하였다 (Maguire 2000). 즉, 범죄양상과 경찰활동의 환경이 변하면서 기존의 

대응적 역할에서 위기와 목표 (피해자) 관리 역할로 전환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보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된 것이다. 

영국에서 정보주도적 경찰활동을 도입하게 된 결정적인 역할을 한 두 개의 보고서

가 있다. 하나는 감사원 (Audit Commission)에서 1993년에 발표한 ‘조사를 통해 도움

주기: 범죄에 효율적 대처 (Helping with Enquiries: Tackling Crime Effectively) 이고 

다른 하나는 왕립 경찰감찰관실 (Her Majesty's Inspectorate of Constabulary HMIC)

에서 1997년에 발표한 ‘정보를 통한 경찰활동 (Policing with Intelligence)’ 이다. 첫 

번째 보고서에서는 경찰이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고, 정보 기능에 대

한 관심과 지원이 적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상당수의 범죄가 적은 수의 범죄자에 의해 

저질러지고 있기 때문에, 고위험 범죄집단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진단하고 있다 

(Kleiven 2007; Ratcliffe 2003). 두 번째 보고서에서는 정보주도적 경찰활동 도입을 

촉구하면서, 지휘부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조직 체계상 정보 기능을 중심에 

위치시켜 경찰의 실제적인 활동에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주문하였다 

(Ratcliffe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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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찰 정보활동의 근거 법률

경찰 정보활동에 있어서 근거되는 법률은 두 가지이다. 첫 번째는, 경찰법 1997 (Part 

III Police Act 1997)이고 두 번째는 수사권규율법 (the Regulation of Investigatory 

Powers Act 2000, RIPA)이다 (James 2016). 경찰법 1997의 Part III (Authorisation of 

Action in Respect of Property)에서는 경찰에 막강한 감시 (surveillance) 권한을 부여

하였다. 관련 조항이 제정되기 전까지는 경찰의 비밀 정보활동이 내무부의 가이드라

인에 근거하였다. 이러한 법적 미비로 인해 경찰의 도감청, 가택무단침입 등 사례가 

영국 내 법원 및 유럽인권재판소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소송으로 붉어지

자, 관련 조항을 제정하게 되었다. 수사권규율법은 경찰뿐만 아니라 정보기관, 그리고 

그 외 정부기관이 활용 가능한 법률로, 무질서 혹은 범죄 예방, 국가 안보, 공공 안전, 

경제적 안녕 등을 도모하기 위해서 감시, 수사, 그리고 도감청 등을 허용하는 법률이

다. 이 법률이 제정된 취지는 테러범, 마약조직 등 범죄조직의 활동이 최신의 기술을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상응하는 권한을 부여한다는 것으로, 인터넷 자료 및 통신

자료 확보가 중요한 취지 중의 하나로 꼽힌다. 

3. 국가정보모델의 도입

이러한 패러다임의 변화 하에, 정보 중심의 의사결정 시스템을 확립하기 위해서 영국 

전국 경찰기관에서는 ‘국가정보모델(National Intelligence Model NIM)’을 운용 중이

다. 2000년대에 들어서서 캐나다, 뉴질랜드, 미국 등이 정보주도적 경찰활동을 도입한 

가운데, 영국에서도 2000년에 3개의 지방경찰청에서 시험 도입한 후, 한발 더 나아가

서 2004년 4월에 법령 제정을 통해 전 경찰기관이 국가정보모델을 도입하도록 하였다 

(Ratcliffe 2016). 

영국의 정보주도적 경찰활동은 단순히 범죄를 소탕하기 위한 도구로서 사용된 것

이 아니라, 경찰업무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그에 따른 자원 배분을 결정하는데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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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객관적인 자료로서 중대한 역할을 한다 (Ratcliffe 2016). 협의적으로 범죄 수사나 

특별 경찰활동을 지원하는 범위를 넘어서는 한편, 타 기관들과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일종의 ‘사업 모델 (business model)’로 받아들여져 광범위하게 해석되고 있다 (John 

& Maguire 2003). Carter와 Phillps (2015)는 미국과 영국의 정보주도적 경찰활동에 

대하여, 미국은 발생 가능한 위험에 대비하여 적극적으로 정보를 생산하고 공유하는 

것에 초점 (전방위적인 위험관리)을 두는 반면에, 영국은 범죄 문제 해결을 위한 의사

결정을 보조하기 위해 상황적인 범죄 (situational crime)와 상습범 (habitual offender)

에 초점을 두어 정보를 수집, 분석하고 있다고 비교하였다. 

정보의 역할이 공식적으로 경찰 조직에 자리 잡음에 따라 경찰활동의 전략적 

(strategic), 운영적 (operational), 전술적 (tactical) 측면에 골고루 영향을 미치게 되었

다. 국가정보모델의 절차는 더 많은 정보를 중심으로 조직화된 의사결정을 하고, 이를 

통해 경찰 지휘관들이 공공 안전 분야에서 위험과 위협을 이해하고 예측하는 한편, 법

집행 환경에 산재해있는 위험 (risks)을 더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고안되었다 

(Flood & Gaspar 2004). 경찰 간부급 이상에서는 이 모델을 숙지하고 단순히 범죄 대

응, 혹은 정보 수집 차원이 아닌 모든 경찰활동 영역에서 의사결정 모델로 사용하도록 

강조하고 있다.3)

국가정보모델은 적용 단계를 3개로 분류하여 1단계는 지역경찰단위 (Local/Basic 

Command Unit, BCU)에서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2단계는 경찰서 이상 수준 

(Force and/or regional)에서 광역문제를 다루며, 3단계는 국가 혹은 초국가 단위에서 

중대 범죄 혹은 조직범죄를 대응하는데 적용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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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국가정보모델의 적용 단계

적용 범위 해당 범죄

1단계
지역 문제

(Local issues)
무질서 및 지역에서 발생하는 문제 (저가의 절도, 강
도, 살인 등), 대량 발행하는 범죄 

2단계
광역 수준의 문제

(Regional issues)
관할이 경찰서나 지방청을 넘어서는 범죄 (네트워크가 
광역적인 범죄) 

3단계
국가/초국가적 문제

(National/International 
issues)

지방청 관할을 넘어서거나 국가 수준에서 관심을 갖아

야 하는 범죄, 대부분의 중대 및 조직범죄   

출처: (NCIS, 2000)

“정보는 범죄 및 사회문제 해결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지역기반의 문제해결

에서 국가단위까지 관련된다. 가령 마약문제의 경우, 1단계로 지역경찰서에서 피해규

모와 피해자를 파악하고, 시청 직원들 (housing officers, health cares 등)과 함께 문제

해결을 위해 접근한다. 그리고 2단계로 마약이 외부에서 유통된 것으로 판단되면, 지

방경찰청 차원에서 특별대응팀을 지원해서 마약 유통자들을 추적, 검거한다. 끝으로, 

3단계, 전략적인 단계로, 국가범죄수사청과 함께 감시 등 비밀스러운 정보수집을 통해 

마약범죄조직을 추적하여 와해를 시킨다.” (햄프셔 지방경찰청 소속 경찰정보관)

IV. 영국 경찰의 국가 정보 체계

영국 경찰의 국가 정보 체계는 최하위의 지역경찰의 정보로부터 최상위의 국가범죄수

사청까지 일원화된 형태를 띠고 있다. 즉, 밑바닥 정보가 모아져 국가정보모델의 최상

위 정책결정자들에게도 흘러가는 구조를 띠고 있다. 우선, 지역경찰단위 부서 (Local 

Intelligence Units, LIU)에서 정보가 모아지고 일차적으로 분석을 하여 지방청 단위의 

정보분석 부서 (Force Intelligence Bureau, FIB)로 보고가 된다. 이후 광역 조직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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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Regional Organised Crime Units, ROCUs)로 보고가 되고, 최종적으로 국가범죄

수사청으로 보고가 된다. 

1. 지역경찰서 단위에서의 정보활동 

지역사회는 ‘정보의 저장소’ 라고 일컬어진다 (Tilley 2008). 지역사회 경찰활동의 기

본 원칙 중의 하나가 지역기반 정보를 통해 주변 환경을 이해하고, 문제점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경찰 자원을 효율적으로 분배하는 것이다. 지역사회 경찰활동 소

속 경찰관들은 지역 정보를 수집함으로써 국가정보모델을 지원한다. 지역 경찰관들이 

수집한 정보를 통해 그 지역의 위험이나 취약점을 분석하고, 지역사회와 더욱 연대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일 수 있으며, 지역주민들로부터 신뢰를 더 받을 수 있게 된다. 

“제 생각에는 저희처럼 순찰하는 사람들이 정보 모델을 지원해야 하는 중요한 역할

을 갖고 있죠. 저희는 직접 걸어 다니면서 주민들과 소통하는 반면에, 999 신고대응팀

은 이미 벌어진 사건에 출동해서 피해자, 범죄자를 대응하는 역할이라서 이미 늦은 감

이 있죠. 사실 범죄자는 경찰한테 크게 말해주지도 않구요. 저희가 매일 사람들을 만

나고 얘기하면서 관계도 훨씬 가까워지고, 그러다보면 알짜 정보들을 가끔 말해주거

든요. 시민들이 경찰에 모든 것을 신고하지 않잖아요. 그런 것들이 저희들 귀로 들어

오죠.” (포츠머스 경찰서 소속 순찰팀 요원)

지역경찰활동팀 경찰관들은 지역에서 벌어지는 무질서 행위, 환경적인 문제점으로부

터, 주민들의 걱정거리 및 인식 그리고 두려움, 특이한 행동, 위험, 범죄, 범죄자까지 

다양한 정보를 수집한다. 이렇게 수집된 정보는 내부 정보보고시스템을 활용하여 정

식 보고 절차를 밟게 된다. 

“보통 지역경찰활동 경찰관들이 수집하는 정보를 말하자면, 크게 세 가지이다. 시민

들을 관찰해서 얻는 정보, 지역경찰활동 도중에 다른 경찰관들로 부터 얻은 정보, 그

리고  교사나 의사와 같은 민간 영역에서 근무하는 사람들로 부터 얻은 정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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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츠머스대학교 형사정책학과 교수) 

지역정보팀은 상급 분석관, 일반정보 분석관, 민간 신분 연구원, 현장 정보원, 홍보요

원으로 구성되며, 적극적인 정보를 생산, 처리하는 한편 연구 및 분석을 한다. 각 경찰

기관의 예산 및 관심에 따라서 적게는 5명에서 10명 내외로 구성된다. 지역경찰관들

이 보고한 정보를 수집 및 분석하는 한편, 자체 정보원을 통해 정보를 확인 및 수집하

기도 한다. 

지역경찰단위에서 근무하는 999 신고대응팀 혹은 지역경찰순찰팀 경찰관들은 자신

들이 현장에서 청취한 내용을 내부 정보보고시스템에 정리해서 올린다. 이렇게 올라

온 보고서는 경찰서의 정보요원들이 확인해서 필요한 부분은 추가 분석 작업을 하게 

된다. 

“우리가 신고에 대응하면서 그 지역에 대한 정보를 얻게 되면, 가령, 이상한 사람들

이 최근 자주 나타난다든지, 마약이 유통된다든지, 바로 정보보고시스템에다가 들은 

내용을 정리해서 올리죠. 어떠한 정보를 수집하고 보고해야하는지 주기적으로 지방경

찰 정보요원이 경찰서로 와서 교육을 하고 토론을 해요.” (포츠머스 경찰서 소속 999 

신고대응팀 소속 경찰관)

2. 지방경찰청 단위에서의 정보활동  

영국에는 45개의 독립된 경찰기관 (이하, 지방청(지방경찰청)으로 통칭)이 있다. 이 중

에서 잉글랜드와 웨일즈 지역에는 총 43개의 지방경찰청이 한다. 지역경찰서에서 수

집한 정보는 크게 범죄정보, 일반정보로 두 가지로 분류된다. 범죄정보는 지방청 범죄

관리부서 (Crime Management Unit, CMU)로 통보가 되고, 일반정보는 지방청 정보국

으로 통보된다.4) 범죄정보든 일반정보든 모두 기록, 관리 (유지, 폐기 등)는 경찰 정보 

관리 지침 (Management of Police Information, MoPI)에 근거한 자체 규정을 수립하

여 이를 따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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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평균으로 영국 지방경찰이 정보기능에 배분하는 예산은 통상 전체 예산의 

1.5% 정도예요. 저희도 그 정도로 배분되고 있고, 저희 지방경찰은 약 2,800명가량의 

경찰관이 근무하고 있는데, 정보 기능 인원은 약 180명 정도죠. 지역 경찰서에서 파악

한 정보를 시스템 상에 올리면, 지방청 단위에서 확인을 하고 필요한 정보는 광역 경

찰기관으로 보내게 되죠. 그러면 최종 국가범죄수사청까지 가게 되는 구조예요.” (포

츠머스 경찰서 소속 정보관)

지방청 정보국은 국가정보모델에서 제시하는 전략적 우선순위를 지원하는 한편, 수집

된 모든 정보, 첩보, 소문 등을 총괄하는 구심점 역할을 하게 된다. 여기에서는 단순히 

지역에서 수집된 정보만이 아니라 다른 경찰기관, 경찰 외의 법집행기관 등에서 전달

받은 정보도 처리하게 된다. (James 2016).

3. 광역 단위에서의 정보활동

광역조직범죄부서는 지방 경찰기관들과 연방조직인 국가범죄수사청을 잇는 중요한 가

교 역할을 한다5). 시민들의 감시를 받지 않기 때문에, 때로는 민감한 비밀 작전을 수

행하기도 한다. 현재 잉글랜드 지역에는 10개의 광역조직범죄부서가 권역별로 설치되

어있고, 대부분 2-4개의 지방경찰청을 포함하고 있다. 본래적인 설립목적은 국가 내의 

지방청 관할을 넘어서는 광역 조직범죄를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함으로, 내부적으로 

여러 개의 특별팀6)을 갖고 있다. 그 중에서 광역정보팀 (Regional Intelligence Unit)에

서 광역 단위의 정보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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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HMIC, 2015)

<그림 1> 광역 조직범죄 부서 관할지도

4. 국가범죄수사청의 정보활동 

전신이었던 중대범죄수사청과 달리, 국가범죄수사청은 경찰의 국가정보모델을 받아들

여 업무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하였다 (James, 2016). 국가범죄수사청이 영국 경찰기관

에서는 유일하게 인터폴, 유로폴, 해외 보안 및 경찰기관과 연결되는 연락 창구라는 

점에서 국내에서 수집된 정보와 해외 기관에서 수집한 정보를 총괄한다는 중요한 의

미를 지닌다. 국가범죄수사청장은 지역 경찰기관들이 국가범죄수사청을 지원하라고 

지시할 권한을 갖고 있으나, 지역경찰과 협력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국가범죄수사

청이 지역경찰을 어떻게 지원해 줄 수 있는지가 더욱 중요한 요소로 꼽힌다 (James,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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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범죄정보 수집 형태 및 분석 방식

경찰 내부에서 범죄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기준은 ‘전략적’ 정보

인지 ‘전술적’인 정보인지를 구분하는 것이다. 전자의 경우는, 국가적, 초국가적 혹은 

광역적인 문제, 특히, 중대 범죄 및 조직범죄를 논의하는 반면에, 후자의 경우 지역 단

위의 문제를 다루고, 세부적인 경찰 법집행활동을 제안하는 경우가 많다.  두 가지 형

태의 보고서에서 모두 다음과 같은 요소를 담고 있다 (Innes et al., 2005). 

- 범죄 용의자 특정에 대한 요소

- 공범과 용의자의 연결고리에 대한 요소

- 범죄 패턴 및 추세에 대한 요소

- 범죄들 간의 공통점 혹은 유사점에 대한 요소

- 지역 혹은 물건이 범죄 혹은 용의자와 관련 있는지의 요소

분석요원들은 범죄정보보고서에서 이러한 요소들이 담겨있는지 파악하는 동시에, 

정보 분류를 실시한다. Innes et al. (2005)은 영국의 2개 지방경찰청 산하의 4개 정보

부서를 연구한 논문에서 분석요원들이 다음 4가지 형태로 분류된 정보를 생산해 낸다

고 제시하고 있다. 

- 범죄자정보 (criminal intelligence): 알려진 용의자들의 활동에 대한 상세한 정보

- 범죄정보 (crime intelligence): 특별한 유형의 범죄 혹은 연쇄범죄에 대한 경찰의 

이해를 돕는 정보

- 지역사회정보 (community intelligence): 시민들 중 일반인들에 경찰에 제공하는 자

료를 바탕으로 하는 정보

- 상황정보 (contextual intelligence): 범죄 수준 및 위반 패턴에 영향을 주는 광범위

한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요인들에 대한 정보

영국 경찰 및 법집행기관에서는 범죄 (crime) 및 보안 (security)과 관련된 사회 위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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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에 대한 정보를 수집 및 배포하고 있다. 이 범위를 벗어나는 기타 정부 기관들의 정

책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광범위한 정책 정보를 수집한다는 내용의 자료는 발견되지 

않았다. 하지만 이 중에서 ‘상황정보’ (contextual intelligence)는 경찰이 범죄에 직접

적으로 관련된 정보만이 아니라 범죄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회, 경제, 문

화 등 거시적인 요소를 담고 있어서 매우 유연한 정보 형태라고 볼 수 있다. 영국 경

찰에서 과연 어떠한 범위까지 ‘상황정보’로 보고 있는지는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다. 

영국에서는 이러한 정보를 생산하기 위하여 다음 9가지의 분석기법을 사용한다. 

(National Criminal Intelligence Service 2000). 

- 결과분석 (results analysis): 다양한 경찰활동이 문제 해결에 영향을 주었는지를 측

정하는 것 

- 범죄패턴분석 (crime pattern analysis): 범죄와 다른 유형의 위반행위간의 연결고리

를 분석하여 유사점, 차이점을 찾아내는 것

- 시장프로파일 (market profile): 특정한 상품과 관련된 범죄의 경우 시장 구조를 평

가하는 것이 중요 (예: 마약, 차량절취 등)

- 인구학적 / 사회적 추세분석 (demographic / social trend analysis): 범죄와 범행 패

턴에 영향을 줄 요소들을 찾아내는 것 (예: 실직률 등)

- 범죄사업 프로파일 (criminal business profiles): 기업 분석처럼 범죄 활동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혹은 얼마나 조직적인지를 분석하는 방식

- 네트워크분석 (network analysis): 범죄, 사람, 장소, 물건 등의 관계를 설정하고 이

런 요소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분석하는 방식

- 위험분석 (risk analysis): 특별한 위험요소가 발생할 확률을 분석하는 방식 

- 목표물 프로파일분석 (target profile analysis): 범인에 초점을 맞추어 범행, 생활습

관, 주변관계 등 관련 요소를 살펴보는 방식 

- 활동 정보평가 (operational intelligence assessment): 현재 수행되고 있는 활동이 

목적에 부합하는지 혹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를 감독하기 위한 분석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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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경찰과 정보기관과의 관계 

영국 경찰과 정보기관의 관계는 생산적이고 상호협조적인 모습을 띤다. 영국의 정보

기관도 체포권한은 없고, 조사와 분석 기관의 성격을 띠기 때문에, 법집행기관과의 협

력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정보기관과 법집행기관간의 협력 모델을 효율적으로 설

정하는 것이 중요하며, 정보기관도 법집행기관의 성격이 어떻게 변하는지, 어떤 패러

다임에 의해 운영되는지 알아야 한다. 

비밀정보부는 해외 정보를 수집하기 때문에 경찰과 중첩되는 분야가 거의 없는 반

면, 영국 내 대테러 활동에 있어서 경찰과 보안부의 관계는 상호보완적이다. 사실 대

테러는 업무범위를 보면 중첩되는 분야이다. 국내 대테러의 경우 보안부 외에도 국가

범죄수사청, 그리고 런던수도경찰청 (The Met) 이 중첩되어 실무적으로 업무마찰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것은 그만큼 중요한 분야라는 반증이기도 하다. 중요하

고 광범위한 문제를 여러 개의 기관이 함께 담당하게 하고, 대신에 선도하는 기관을 

지정해둔다. 선도하는 기관에서 우선적으로 업무 담당권한을 갖게 된다. 국내 대테러

의 경우 보안부에서 선도하고 이를 국가범죄수사청과 런던수도경찰청에서 뒷받침한

다. 이러한 우선순위에 따라서 권한을 갖고 담당한다. 2017년 5월 23일 밤에 영국 맨

체스터 공연장에서 발생한 테러의 경우에도 이러한 업무 우선순위와 권한을 잘 보여

준다. 테러의 사망자가 22명으로 대규모의 테러였다는 점과 자폭한 가해자 및 가해자

의 남동생이 ‘이슬람국가 (IS)’와의 관련이 의심된 점 등으로 인해 보안부에서 수사를 

선도하며 공범의 유무 및 IS와의 연관성 등을 직접 파악하는 한편, 가해자 자택 수색 

및 검거 등은 맨체스터경찰에서 담당하였다. 또한, 테러 발생에 대한 국회나 정부차원

의 문책도 경찰이 아닌 보안부를 대상으로 한다. 하지만, 보안부, 국가범죄수사청, 런

던수도경찰청의 담당자들끼리 업무 파트너로 지정되어 정보를 먼저 인지할 경우 서로 

공유하고 업무를 조율하게 된다. 

“영국의 국가 안보 체계에서 경찰이 차지하는 위치는 확고하다. 정보기관 요원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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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을 검거하거나 구류할 수 없고 경찰의 손을 빌려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경찰이 

정보 수집, 체포, 지역사회에 유해 요소 예방 등 역할에 우선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것

이 사실이다. 물론,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경찰도 정보기관의 정보를 제공

받아 활용하게 된다. 쉽게 말하면, 상호보완적인 관계라고 볼 수 있다.” (햄프셔 지방

경찰청 소속 경찰정보관)

경찰과 정보기관의 협력에서 중요한 문제 중의 하나가 정보기관의 정보가 경찰기관에 

얼마나 배포되어 경찰활동을 지원할 것인가이다. 정보기관의 정보가 경찰기관에 전달

될 경우 두 가지 문제점이 있다. 첫째는 정보기관의 정보 수집 및 분석의 방법론이 유

출될 수 있다는 것이고, 둘째는, 경찰기관에 전달될 경우 언제든지 형사 재판 증거로

서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정보기관의 정보가 경찰기

관에 배포되기 전에는 ‘기밀정보부서 (Confidential Intelligence Unit, CIU)’에서 정보 

필터링을 거친다 (James 2016). 민감한 내용 및 출처 등을 제거하는 일종의 ‘살균절차 

(sanitisation)’를 거치는 것이다. 기밀정보부서는 국가 경찰기관 혹은 지방청 단위의 

경찰기관에서 운용되고 있으며, 국가 정보 체계 운용에 있어서 중대한 역할을 하고 있

다. 이부서의 목적은 두 가지이다. 첫째는 지역에 산재해 있는 경찰 정보 시스템을 국

가범죄수사청, 대테러 부대, 그리고 해외경찰기관들과 연결해주는 것이고, 둘째는, 경

찰에 제공되기 전에 민감한 정보를 필터링하여 살균 처리하는 것이다. 두 번째 역할

은, 일종의 방화벽으로서, 정보 내용을 출처로부터 분리하여 정보제공자 혹은 정보작

성자를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VII. 결론

국가정보원의 국내 정보활동이 폐지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국내의 정보활동을 

어느 기관이 어떠한 방식으로 담당할 것인가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영국 경찰의 국내정보활동에 대하여 살펴보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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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영국 경찰은 위험관리 (risk management)를 기반으로 정보

주도적 경찰활동 (ILP)을 수행하고 있다. 정보주도적 경찰활동은 주로 범죄정보에 중

심을 두는데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테러가 증가하고 사회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가 

증가하면서 법령 제정을 통하여 국가정보모델 (NIM)을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는 

단순히 범죄와 관련된 정보만을 수집,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에 산재되어 있는 잠

재적 위험과 갈등에 관련된 정보도 수집하여 분석을 하는 것이다. 또한, 국가정보모델

은 지역문제, 광역 수준의 문제, 국가/초국가적 문제 등 3단계로 구분하여 각 수준에 

맞게 대응하도록 하고 있다. 또 영국의 전문정보기관은 체포 권한이 없기 때문에 경찰 

등 법집행기관과의 협조가 필수적이며, 상호 협조적이며 생산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미국과 마찬가지로 영국의 정보기관과 경찰은 정보가 통합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으며, 상호 필요한 정보들을 공유하고 있다.  

이처럼 영국은 국내정보의 경우 경찰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최고

정책결정권자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치안정보도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다만 이러

한 정보들은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공동체와 공유하고 상호 협력하도록 하고 있

다. 결과적으로 영국 경찰은 정보주도형 경찰활동을 통하여 정보 수집과 분석을 체계

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효과적인 정보활동을 수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국가정보원의 개편과 더불어 정보주도형 경찰활동의 본격적인 도

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히, 영국의 사례처럼 우리의 경찰정보 활동도 국내정보를 

주도하며 국민의 안전과 관련된 범죄, 테러, 재난 등을 아우르는 광범위한 치안정보를 

포함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정책결정권자들을 위한 정책정보

의 활용의 활성화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정보활동의 추세는 이제 국가 이익 및 위

기관리의 틀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정책정보는 이러한 틀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

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정책정보의 경우 정치적인 목적과 결부될 수 있는 가능

성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법적인 근거와 통제장치를 미리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이는 이러한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으면 경찰의 정보활동이 정치에 악용될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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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향후 국내정보 활동을 경찰이 주도하며 수행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보다 깊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국내정보활동의 목적

은 국민의 안전과 국가의 이익이라고 할 수 있다. 경찰의 국내정보활동에 관한 논의는 

반드시 국민의 안전과 국가의 이익이라는 바탕에서 출발을 하여야 하며, 경찰 정보활

동의 개혁도 이에 근거하여야 할 것이다.

Notes

1) 노용택. 「‘국정원 대공수사권’ 경찰에 넘긴다」.『국민일보』, 2018년 1월 8일,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880865. 

2) 영국의 정부 기관 중 정보활동 기관은 순수한 정보기관과 정보 기능을 가진 법집행기관으
로 구분된다. 순수정보기관으로는 보안부(Security Service, MI5), 비밀정보부(Secret 
Intelligence Service, MI6), 정보통신본부(Government Communications Headquarters), 국방
정보부(Defense Intelligence)가 있고, 정보 기능을 가진 법집행기관으로는 국가범죄수사청
(National Crime Agency), 국가사기범죄정보국(National Fraud Intelligence Bureau) 및 국
세청(HM Revenue & Customs)이 있는데, 이처럼 정보 기능을 하는 기관들의 집단을 ‘정보
공동체 (Intelligence Community)’라고 한다. 

3) https://ict.police.uk/national-standards/intel/ 참조.

4) https://sussex.police.uk/policies-and-procedures/management-of-crime-and-intelligence/ 참조. 

5)  영국은 지방자치경찰제로 인해 전국을 관할하는 국가범죄수사청, 중대사기단속청 등을 경
찰기관이 아닌 법집행기관으로 분류하고 있다.

6) 예를 들어, South East ROCU에는 하위 부서로 Regional Investigation Unit, Regional Asset 
Recovery Unit, Regional Intelligence Unit, Regional Protected Persons Unit, ACPO 
Regional Cyber Crime Unit가 있다 (출처: http://www.serocu.org.uk/about.as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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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 Analysis of Intelligent-Led Policing in the UK

Lee, Julak (Kyonggi University)

The Moon Jae-in administration announced plans to reorganise the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NIS) as an agency that deals only with foreign security 

intelligence at the beginning of his term. If the NIS' domestic intelligence function is 

virtually abolished, the domestic intelligence activities of the National Police, which 

is also in charge of the intelligence function along with the NIS, become more 

important. Against this backdrop, there is a growing need for strengthening domestic 

intelligence activities to secure the safety of Korean people. Therefore, it is urgent 

that the future direction of police intelligence activities should be examined and 

researched comprehensively. 

In this study, the intelligence activities of the UK police were analysed through 

literature review and in-depth interview techniques. As the UK is actively engaged in 

Intelligent-Led Policing (ILP) to secure social safety, an analysis of UK cases can 

help find an alternative which fits into the Korean situation. 

The UK police play a very important role in domestic intelligence and actively 

provide top decision-makers with crime intelligence necessary for decision-making. 

However, these intelligence are not monopolised, but are shared with the intelligence 

community (IC) with full cooperation. As a result, the UK police systematically 

conduct intelligence gathering and analysis through ILP and it can be said that it is 

carrying out effective domestic intelligence activities.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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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lysis, this study proposed the adoption of ILP in the Korean police as well as the 

reorganisation of the NIS.

Key Words: UK police, Intelligent-Led Policing, intelligence activities, domestic 

intelligence, crime intellig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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