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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요약

1. 연구 필요성 

❍ 청소년 가출과 청소년 성매매는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음(변혜정, 2012; 정혜원, 2011a).

     ※ 변혜정(2012) 및 정혜원(2011b)보고서 : 가출십대여성 가운데 약 25%가 성매매에

유입되고 있음.

     ※ 2006년 ECPAT(아동성착취반대협회) 보고서에 의하면, ‘한국 청소년들 중 가출청소년 절반

가량이 성매매를 경험했거나 현재 하고 있다’고 기술하고 있음. 

❍ 청소년 가출은 증가하고 있음. 

연도 청소년 가출

2006 9,390

2007 12,240

2008 15,337

2009 15,118

2010 19,445

출처: 경찰청(2011)

  

❍ 그러나 청소년 가출 쉼터 입소자수는 정체하거나 감소하고 있음.  가출 청소년들과 성매매노출

청소년들이 쉼터 이외 어떤 공간에서 생활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가 필요함.

❍ 또한 청소년 성매매의 유입경로는 대부분 인터넷채팅을 통한 것임(정혜원, 2011b; 홍

봉선·남미애, 2009; 성윤숙, 2009; 보건복지부, 2008). 그러나 사이버공간을 통제하고 

관리한다는 것은 물리적·정책적으로 매우 힘듦. 이에 청소년성매매를 현실생활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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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억제하고 예방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함.

 ❍ 최근 범죄예방분야에서는 범죄발생가능성이 많은 공간적 특성을 개선함으로써 범죄를 

예방하고자하는 노력이 등장하고 있음.

 ❍ 성매매노출청소년의 경우에도 그들의 생활공간분포 및 공간이용형태, 성매매피해지역 

분포 및 패턴, 지역적 변이 등과 같은 패턴을 알 수 있다면, 지역사회환경을 관리통제함

으로써 효율적인 청소년성매매 방지정책을 마련할 가능성이 높아짐.

 

 ❍ 성매매노출청소년의 공간패턴을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은, 앞으로 청소년성매매 발생이나 

예방책에 대해서 더 잘 예측할 수 있음을 의미하기도 하며, 공간적으로 청소년성매매 

다발지역을 식별해 낸 지도는 청소년성매매와 관련된 경찰활동, 청소년성매매 예방을 

위한 사회적 서비스 등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2. 연구 목적

 � GIS소프트웨어와 그와 관련된 도구를 이용하여, 가출 및 성매매노출청소년들의 공간패

턴을 지역의 물리적 특성과 관련하여 살펴보고자 함. 

  ❍ 이를 위해 지역에 따라 발생하는 청소년성매매 및 가출청소년의 분포를 확인함.

  ❍ 지역사회가 확보하고 있는 ‘청소년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이나 ‘유해환경’을 검토함. 

  ❍ 가출 및 성매매노출청소년의 활동공간과 연관된 지역사회의 구체적인 속성을 밝힘.

  ❍ 지역별 청소년성매매 발생도를 제시한 후, 이러한 청소년성매매 발생도에 영향을 미

치는 요인을 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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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론적 검토 

❍ 선행연구 검토 

이론 내용

사회해체와 깨진

창문이론

사회해체이론

잦은 인구이동, 경제적 불평등 등 도시

화의 부정적 특성이 지역사회의 기능을 

해체시켜 비행을 자극함

깨진창문이론 
지역사회의 사회적, 물리적 무질서가 범

죄를 발생시킴

사회해체와 깨진창문이론, 청소년성매매 
사회해체와 깨진창문이론과 청소년성매

매의 관계를 살펴봄

환경범죄학

셉테드 접근
도시공간의 물리적 환경설계를 통해 범

죄예방 및 범죄피해를 감소시킬 수 있음

환경, 기회 

그리고 

의사결정

합리적 선택

인간은 합리적이라는 가정 하에 범죄자

의 지속적인 범죄성향보다는 상황적 요

인들과 처벌 및 통제라는 주변적 요인이 

범죄를 발생시킴 

일상생활이론

범죄는 범죄자의 동기와 범죄대상이 존

재하고 가해자의 범죄행위를 저지할 수 

있는 방어력이 부재한 지역적 상황에서 

발생함

생활양식이론 
피해자의 개인적 생활양식의 차이가 범

죄피해가능성을 발생시킴 

구조적 선택모형
범죄기회구조와 표적선택을 통합하여 

범죄피해가능성을 설명함

범죄패턴이론

합리적선택이론과 일상생활이론 그리고 

범죄의 기학학적 이론에 근거하여, 범죄

가 어디서 언제 발생하는가의 측면에서 

설명함

환경범죄학과 청소년성매매 
환경범죄학과 청소년성매매의 관계를 

살펴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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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 내용

청소년성매매

청소년성매매개념과 연구흐름 청소년성매매의 연구흐름

가출과 청소년성매매
가출 및 청소년성매매의 관계 및 관련 

연구 검토

지역사회와 청소

년성매매

청소년을 위한 사회안전망 환경범죄학적 접근

청소년 

유해환경

유해업소
사회해체요인, 환경범죄학적 요인으로

서 청소년유해환경과 청소년성매매

지역사회의 낙후성 
사회해체요인, 환경범죄학적 요인으로

서의 지역사회의 낙후성과 청소년성매매

청소년들의 이동과 대중교통
범죄패턴이론에 근거한 대중교통 그리

고 성매매노출청소년의 이동

❍ 지역사회와 청소년 성매매  

    

4. 연구 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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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연구 방법

❍ 문헌연구

    - 가출청소년 및 청소년성매매관련 국내․외 자료와 문헌을 수집․분석

❍ 전문가 자문

    - 연구 전반에 걸쳐 자문할 교수 및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 개최

❍ 자료수집

내용(출처)

1
청소년성매매 

검거건수 및 검거인원

 ○ 2010~11년 수도권 자치구별 청소년대상 성매매 검거건수 및 

검거인원(경찰청)

2 지역사회변인

○ 전국사업체조사 결과 

○ 수도권지역 자치구별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아파트 

○ 성매매피해청소년 보호 및 예방서비스

   - 수도권지역 자치구별 성매매피해청소년 지원시설 수

   - 수도권지역 자치구별 성매매피해청소년 위기청소년교육센터 수

○ 폭력피해청소년지원기관 

   - 수도권지역 자치구별 Wee센터 수

   - 수도권지역 자치구별 청소년쉼터 수

   - 수도권지역 자치구별 청소년성문화센터 수

   - 수도권지역 자치구별 성폭력상담소 수

   - 수도권지역 자치구별 원스톱지원센터 

○ 수도권지역 자치구별 지하철역사 및 지하철노선 위치 

○ 수도권지역 자치구별 버스정류장 위치 

○ 수도권지역 지하철역사 및 지하철노선 위치 

3 사회인구학적변인 

○ 수도권지역 자치구별 청소년인구 

○ 수도권지역 자치구별 총인구

○ 수도권지역 자치구별 기초생활수급대상자수

○ 수도권지역 자치구별 재산세  

[공식통계 자료]

설문조사 대상 설문조사 기간 설문조사 부수

수도권지역에서 거주하는 가출 및 

가출경험이 있는 청소년(일시, 이동, 단기, 

장기쉼터거주 및 쉼터이용자)

6.7 ~ 8.3 398부

[설문조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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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내용  

[ 설문조사 내용 ]

구분 조사 내용

사회 인구학적 요인(4) ∘연령, 성별, 학교재학상태, 가족거주지, 가출여부

현재
거주 장소 및 노는 장소(7)

∘현재 먹고 자는(숙식)장소

∘현재 먹고 자는 지역

∘현재 먹고 자는 장소의 주변 건물이름

∘현재 노는 장소

∘현재 노는 지역

∘주로 노는 장소(순서)

∘주로 노는 장소의 주변건물이름

과거 가출시 숙식장소(3)

∘과거 가출시 가장 많이 먹고 잤던(숙식)장소

∘과거 가출시 가장 많이 먹고 잤던(숙식)지역

∘과거 가출시 가장 많이 먹고 잤던(숙식)장소의 주변건물이름

과거 성매매 장소(9)

∘성산업 관련 업종 종사 여부

∘경험한 성산업 종류

∘조건만남 장소

∘조건만남 장소 선정자

∘자주 가는 조건만남장소

∘자주 가는 조건만남장소의 지역과 주변건물이름

∘주변 친구들의 경험을 토대로 한 조건만남장소, 지역, 주변건물이름

과거 비행장소(4)

∘폭행경험 및 장소, 지역, 주변건물이름

∘패싸움경험 및 장소, 지역, 주변건물이름

∘삥뜯기경험 및 장소, 지역, 주변건물이름

∘약물경험 및 장소, 지역, 주변건물이름

❍ 분석방법  

  - 지리정보시스템(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GIS) 이용  

  - Geoda을 이용한 자기공간상관관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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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주요 연구 결과

� 2010년과 2011년의 청소년성매매 검거인원과 검거건수(공식통계)를 종속변수로 하여, 

지역별 청소년성매매 검거인원과 검거건수의 공간적 패턴, 지역별 청소년성매매 유해

환경요소 및 청소년들을 위한 사회안전망들의 공간적 패턴, 청소년성매매 공식통계에 

대한 공간적 자기상관분석을 실시하였음.

  ❍ 2010년과 2011년의 청소년성매매 검거인원과 검거건수의 공간패턴을 살펴보았음.  

    - 2011년 수도권 시군구별 청소년성매매의 공간패턴을 살펴보면, 검거인원이나 검거

건수 모두 대도심인 서울을 중심으로 수도권 서부권에 공간적으로 집중되어 있음.

    - 2010년과 2011년 청소년성매매 검거인원과 검거건수를 종합한 결과와 인구 10만 

명당 청소년성매매 건수에 대한 공간적 패턴도  2011년 수도권 시군구별 청소년대

상 성매매의 공간패턴과 유사한 결과를 나타냄.

    - 최근 2년간 청소년성매매의 공간패턴을 발생비율의 차이와 밀도점(density plot)으

로 나타낸 결과, 서울 일부지역들의 경우 청소년성매매가 발생한 경기도의 일부 외

곽지역들에 비해서 청소년대상 성매매의 발생이 10~100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남.

    - 청소년성매매율 밀도 지도에 따르면 서울지역 안에서도 남서권과 한강 이북의 

중심지역들에서 청소년대상 성매매가 집중적으로 발생하였음.

❍ 청소년들의 주변지역 유해환경을 주점업, 숙박업, 오락업, 마시지업 4가지 유해업종과 

기초수급자비율, 연립 및 다세대 주택비율을 이용한 지역낙후성 두 가지로 나누어서 

그 분포를 살펴보았음.

  - 숙박업의 경우 중상 및 최상에 포함되는 지역들이 서울지역에 다수 집중되어 있었지

만, 동시에 인천 ·경기 서부권과 경기 동부 및 북부권의 농촌지역으로도 펴져 있는 것

으로 나타남. 주점업은 서울지역과 인천을 포함한 수도권 서부지역에 많이 분포되어 

있었음. 오락업은 주점업과 유사하게 서울 및 수도권 서부권역에 많이 분포되어 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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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반면 마사지업종은 서울지역에 좀 더 집중되어 있기는 하지만 오락업과 유사한 

공간패턴을 지니고 있었음. 숙박업을 제외하고 주점업, 오락업, 마시지업의 경우 청

소년대상 성매매와 공간적으로 유사성을 갖는 것으로 나타남. 

  - 기초수급자비율이 높은 지역은 주로 경기 북동부의 일부 농촌지역들과 인천을 포함

한 수도권 서부지역으로 나타났으며, 서울도 일부 강북지역과 서남부지역이 비교적 

높은 빈곤정도를 보였음. 이에 비해서 경기남부권을 중심으로 서울인접 근교지역은 

빈곤정도가 낮았으며,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대상 성매매의 공간분포와는 상당한 차

이를 보여주고 있었음.

  - 연립 및 다세대비율이 높은 지역들은 서울과 수도권 서부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

타났으며, 이는 청소년성매매의 공간분포와 유사성을 띠고 있었음.

❍ 청소년문제행동과 관련된 사회적 안전망의 분포를 수도권지역의 청소년성매매 및 성폭

력 관련 정부지원시설의 지리적 분포로 살펴보았음.

  - 청소년성매매 및 성폭력 관련 정부시설의 공간적 분포는 수도권 외곽 농촌지역을 제

외하고는 비교적 서울 및 인접 수도권에 걸쳐서 고루 퍼져 있었음.

 

❍ 청소년성매매의 공간적 의존성과 공간적 이질성을 살펴봄.

  - 해당지역과 이웃주변지역들의 청소년성매매율이 모두 높은 지역은 관악구, 중구, 동

대문구, 서대문구로 모두 서울 안에 위치하고 있었음. 

  - 해당지역과 이웃주변지역들의 청소년성매매율이 모두 낮은 지역은 경기도지역에 집

중되어 있으며, 특히 북부와 동부 농촌지역들과 일부 서울 남쪽 근교도시들이었음.

  - 주변의 높은 청소년성매매율 지역들에 둘려 싸여서 낮은 청소년성매매율로 고립된 

지역은 성북구와 은평구로 나타남.

� 수도권 지역 위기청소년들을 대상(398부)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조

사대상자의 특성, 수도권전역에 대한 거시적 분석, 서울·인천·경기에 대한 미시적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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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나누어서 살펴보았음.

  ❍ 설문에 응한 청소년들의 조사대상자의 특성 가운데 흥미로운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설문에 응답한 절반 이상의 청소년들이 1순위 노는 장소로 ‘PC방과 노래방’을 찾는 

것으로 나타남. 

    - 청소년들의 노는 장소를 성별, 학교재학에 따라 구체적으로 분석한 결과, 남자청소

년들이 가장 선호하는 노는 장소는 PC방(49.54%)이며, 노래방(15.60%), 공원

(4.59%), 술집(3.67%), 쉼터(3.67%)등의 순으로 나타났음. 반면 여자청소년들이 

가장 선호하는 노는 장소는 노래방(32.31%)이며, 그 다음 순위는 PC방(19.49%), 

놀이터(6.67%), 골목/길거리(5.13%)등의 순으로 나타남.

    - 학생과 학생이 아닌 경우 모두 가장 선호하는 노는 공간은 ‘PC방과 노래방’이었지

만, 그 외 노는 공간의 경우 학생이 아닌 경우에는 ‘술집이나 역부근’을, 학생인 경

우에는 ‘학교, 놀이터, 공원, 골목/길거리’를 선호하였음.

    - 성별에 따른 성매매 경험 여부를 교차분석 해 본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

가 나타남(p<.05). 성매매 경험은 여자청소년이 25.98%로 남자청소년의 9.52%보

다 훨씬 높았음.

    - 학생여부에 성매매 경험 여부를 교차분석 해 본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했고

(p<.05), 학생인 경우에는 성매매 경험이 14.69%로 학생이 아닌 경우 28.13%보다 

낮게 나타남.

 

❍  설문조사를 통해 위기청소년들이 현재 먹고 자는 공간(거주 장소)과 노는 장소, 그리

고 과거 가출 시 숙식장소, 성매매피해 장소를 살펴보았음.

  - 거주 장소는 대부분 서울 및 인천을 중심으로 인접지역에 집중적으로 분포하고 있었

고, 노는 장소도 거주 장소와 크게 다르지 않았지만 군집정도가 다소 떨어짐.

  - 가출 시 숙식장소는 특정도시의 특정지역에 집중되는 정도가 매우 강했고, 성매매피

해 장소는 뚜렷한 공간적 패턴을 도출해 내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었지만 서울과 인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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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여주었음. 

  - 거주 장소, 노는 장소, 가출 시 숙식장소, 성매매피해 장소의 군집경향이 유의미한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K함수를 이용하였고, 그 결과 거주 장소, 노는 장소, 가출 

시 숙식장소, 성매매피해 장소가 공간적으로 군집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음.

❍ 청소년성매매의 공간적 패턴을 면밀하게 살펴보기 위해 연구 지역의 범위를 좁혀서, 

서울· 인천· 경기 지역에 대한 미시적 분석을 실시하였음.

  - 서울시 안에서 거주 장소의 공간분포는 서울시의 남서부 거주지 밀집지역을 중심으

로 우상향으로 비스듬하게 퍼져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노는 장소의 경우에는 거주 공

간분포 방향에 비해서는 다소 기울기가 작아졌지만 남서부권역에서 완곡하게 북동쪽

을 향하는 방향성을 띠고 있었음. 조사대상 청소년들의 거주 장소와 노는 공간 모두 

비슷한 공간분포의 중심성과 방향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음.

  - 가출 시 숙식장소의 공간분포는 지리적으로 동서남북으로 균형 있게 퍼져 있고, 성매

매 피해 장소는 서울시 남서부권에 치우쳐서 전체적으로 성매매 피해 장소가 전 지역

에 걸쳐 균형 있게 퍼져 있지 않았음.

❍ 서울시의 지하철 선로와 지하철 역사를 중심으로 한 버퍼존 분석을 실시하였음. 다시 

말해서 지하철 선로와 지하철역사 500미터 내 버퍼존안에 얼마나 많은 청소년 거주 공

간, 노는 공간, 가출 시 숙식공간, 성매매피해 공간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분석해 보았음.

  - 지하철 선로 500m 내 위기청소년 거주 공간은 약 55%가 포함되어 있고, 지하철 역사 

500m 내에는 위기청소년 거주 공간이 약 32% 포함되어 있었음.

  - 지하철 선로 500m 내 위기청소년  노는 공간은 약 67%가 포함되어 있고, 지하철 역사 

500m 내에는 위기청소년 노는 공간이 약 53% 포함되어 있었음.

  - 지하철 선로 500m 내 위기청소년 가출 시 숙식공간은 약 85%가 포함되어 있고, 지

하철 역사 500m 내에는 위기청소년 가출 시 숙식공간이 약 84% 포함되어 있었음.

  - 지하철 선로 500m 내 위기청소년 성매매피해 공간은 약 95%가 포함되어 있고, 지하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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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500m 내에는 위기청소년 성매매피해 공간이 약 90% 포함되어 있었음.

거주 공간 노는 공간 가출 시 숙식 공간
성매매

피해 공간

지하철 선로 약 55% 약 67% 약 85% 약 95%

지하철 역사 약 32% 약 53% 약 84% 약 90%

[ 지하철망을 이용한 버퍼존 분석결과 ]

❍ 서울, 인천, 경기 지역의 청소년성매매 다발 자치구에 대한 미시적 분석을 실시함.

  - 서울시 안에서 청소년성매매가 많이 발생한 지역은 관악구, 동대문구, 영등포구의 순

서였고, 지역 내 대표적인 교통망인 주요 지하철 역사를 중심으로 500m로 설정된 버

퍼존(영향권)을 생성시켜서 노는 장소, 거주 장소, 성매매 장소가 공간적으로 군집되

어 있는지 살펴본 결과, 가출 시 숙식장소와 성매매 장소가 관악구는 신림역을 중심

으로, 동대문구는 외대앞역과 청량리역을 중심으로, 영등포구는 영등포역을 중심으

로 군집되어 있었음.

  - 인천시의 경우에는 성매매 범죄가 남구와 부평구 두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가출 시 숙식장소의 경우도 성매매만큼은 아니지만 동

일한 지역에서의 공간적 군집이 상당한 수준에서 확인되었음. 노는 공간의 경우는 먼

저 살펴본 청소년 성매매나 가출보다는 덜 하지만 여전히 군집지역이 발견되고 있는

데 반해서 거주 공간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매우 분포가 흩어져 있었음. 특히, 남구 

주안역과 부평구 부평역을 중심으로 노는 장소와 성매매 장소는 군집되어 있었지만 

거주 장소와 가출 시 숙식장소는 흩어져 있었음.

  - 경기지역에서는 청소년성매매 경우 경기 서부권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었음. 

특히 고양 일산, 부천, 안산, 수원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가출 시 숙식장소의 경우도 청소년성매매 다발지역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

으며 공간적 군집이 확인되었음. 거주 및 노는 공간의 경우도 앞에서 언급한 청소년 

성매매 다발 지역들과 함께 의정부, 안양, 성남 등 군집지역들이 발견됨.  또한 부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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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부천역, 수원시 수원역, 고양시 탄현역· 정발산역· 주엽역· 백석역 주변에 청소년

성매매피해공간들이 군집되어 있었음.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관악구 동대문구 영등포구 남구 부평구 부천시 수원시 고양시 안산시

노는 

장소
군집○ - - 군집○ 군집○ 군집○ - 군집○ 군집×

거주 

장소
군집× - - 군집× 군집× 군집× 군집× 군집× 군집×

가출

장소
군집○ 군집○ 군집○ 군집× 군집× 군집× 군집○ 군집○ 군집×

성매매

장소
군집○ 군집○ 군집○ 군집○ 군집○ 군집○ 군집○ 군집○ 군집×

신림역
외대앞역

청량리역
영등포역 주안역 부평역 부천역 수원역

탄현역

정발산역

주엽역

백석역

중앙역

[서울·인천·경기지역에 대한 미시적 분석 결과]

❍ 청소년 성매매와 비행의 공간적 연관성을 분석해 봄.

  - 설문조사를 통해 보고된 비행의 상당수는 서울시와 인천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했고, 

경기도는 인천과 서울을 잇는 서부권역에 집중되어 있었음. 이처럼 조사 청소년들 비

행의 공간분포는 청소년성매매의 공간분포와 비교해서도 유사한 패턴을 보여주었음. 

� 공식통계와 설문조사자료를 활용하여 청소년성매매의 발생도를 구성하였음

  ❍ 수도권 전체 78개 시군구 가운데 청소년성매매 발생정도가 가장 높은 자치구는 인천

남구이며, 서울 종로구, 서울 금천구, 서울 중구, 서울 관악구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청소년 성매매 발생정도가 높은 상위권 20개 지역들 중에서 서울은 전체 25개 자치

구 중에서 14개인  56%, 인천은 전체 9개 자치구 중에서 3개인 33%, 경기는 4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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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구 중에서 3개인 6.8%가 포함되는 것으로 나타났음.

  ❍ 따라서 청소년성매매의 발생정도가 경기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서울과 인천의 일부

지역에서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음.

� 청소년 성매매 발생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무엇인지, 최소자승모형(OLS), 공

간자기회귀모형, 공간오차모형 등으로 살펴보았음.

  ❍ 최소자승모형이나 공간자기회귀모형, 공간오차모형 모두에서 숙박업소 수와 유흥 및 

오락업소 수가 청소년 성매매 발생정도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남.

  ❍ 다만, 청소년 성범죄관련 지원시설 수는 공간자기회귀모형과 공간오차모형에서만 유

의미하게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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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 사범에 대한 

처벌규정이 신설된 이래 매년 약 2,000건 이상의 청소년성매매 사범에 대한 단속이 이루어

지고 있다. 

[그림 1] 청소년성매매사범 검거인원현황(2001-2009) 

경찰에서는 주로 방학기간을 이용하여 집중적으로 청소년성매매 단속을 해오고 있는데, 

실제로 청소년성매매 사범은 위에서 입건되는 수보다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박은정, 

2011). 최근에는 10대 소녀들을 고용해 퇴폐 유흥주점을 운영한 이들이 검찰에 적발되기도 

하는 등 청소년성매매는 규모뿐만 아니라 내용적인 면에서도 심각하다.  

또한 성매매피해 청소년 교육 위탁사업 연차보고서에 의하면, 성매매피해 청소년 교육에 

참여한 대상들의 주된 성매매 유입 원인은 2009년 58.0%, 2010년 46.1%, 2011년 39.6%로 

‘가출 후 생계비 마련’이었다. 2009년 보건복지가족부 아동청소년정책실 중앙점검단1)에

1) 검사 1명, 검찰 수사관 1명, 사법경찰관 3명, 특별사법경찰관 6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06년부터 전국을 대상

으로 가출청소년 구호와 청소년성매매사범 단속을 해왔다. 현재는 여성가족부 차관 소속으로 가출, 성매매 등 

위기청소년 긴급구호, 신･변종 유해업소 등 청소년유해환경 점검･단속활동, 지방행정기관 청소년유해환경 개선 

유도 및 평가, 청소년보호종합대책 추진상황 종합 점검･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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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2008년도 한해 청소년성매매를 단속한 결과에 의하면, 전체 단속 청소년 가운데 가출청

소년이 80.8%로 가출 후 생계를 위해 성매매를 하는 경우가 많았다. 뿐만 아니라 국내외 많

은 연구에서도 청소년성매매와 가출은 밀접한 관련성을 맺고 있다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이주영, 2006; 김혜원, 2011; 정혜원, 2011a, 2011b)

가출청소년 접수현황에 의하면 2011년 가출청소년은 20,434명이나 실제 가출청소년의 

정확한 통계는 그 특성상 산출하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며, 가출청소년 가운데 얼마나 많은 

숫자가 성매매에 유입되고 있는지 추산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국내외 학자들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변혜정(2012)은 가출청소년 가운데 25%가 성매매에 유입되는 것으로 추정하였고, 

정혜원(2011b)도 가출청소년 가운데 25.8%가 성매매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하여 보고

하였다. 

더욱이 인터넷 매체의 발달은 청소년들이 혹은 성인들이 좀 더 쉽고 편리하게 성매매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으며, 2007년 4월 국가청소년위원회가 발표한 청소년대상 성

범죄자 신상공개 자료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성범죄자와 대상 청소년이 인터넷을 통해 만난 

경우가 전체의 82%로 나타났다(정혜원, 2011a 재인용). 대다수의 국내 청소년성매매 연구에

서도 청소년성매매의 유입경로로 인터넷을 지목하고 있다(성윤숙, 2009; 홍봉선･남미애, 

2009; 정혜원, 2011b). 이에 정부에서는 성매매에 노출되어 있는 청소년들을 위한 다양한 

예방 및 직접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인터넷환경과 관련된 다양한 정책을 제공하고 

있다. 서울시는 경찰청, 포털사와 함께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이하 KISO)를 구성하였으

며, 인터넷 성매매 유인･알선 게시물의 삭제와 처벌, ‘인터넷 성매매 방지 시민 감시단’ 활동 

등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인터넷의 특징들을 고려한다면, 현실적으로 인터넷 환경을 통제

하고 관리한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정책적으로 매우 힘든 일이다. 이에 청소년성매매를 현실

생활공간에서 억제하고 예방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정혜원(2011a)연구에 의하면, 가출이 성매매로 유입하게 하는 출입구적 역할을 하며 가출 

및 성매매 경험 청소년들은 일정한 공간적 패턴을 가지고 생활을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청

소년성매매는 한국사회에 잘 숨겨진 성학대의 한 형태이며, 단 한 번의 경험으로도 그 후유

증은 매우 크다. 사후개입을 통해 청소년들을 성매매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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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청소년성매매는 한 번의 경험으로도 그 후유증이 크다는 것을 고려할 때 청소년들이 성

매매에 진입하지 않도록 조기에 예방하는 것이 더 시급하다. 

이를 위해서는 성매매의 진입율이 높은 가출청소년들을 위한 조기예방 정책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 가출청소년의 정확한 통계를 산출하기 어려웠듯이, 가출청소년들이 가출 이후 

가출쉼터 이외 어떤 공간에서 생활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기관이나 연구는 

전혀 없는 실정이다. 만약, 가출청소년들이 어떤 공간에 밀집되어 있는지 혹은 어떤 분포를 

지니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면, 가출청소년들이 성매매로 유입되지 않도록 조기예방에 힘쓸 

수 있다. 

최근 범죄예방 분야에서는 범죄발생의 일차적인 원인을 제거하지 못하더라도 범죄발생 가

능성이 많은 공간적 특성을 개선함으로써 범죄를 미리 예방하고자 하는 노력이 많이 등장하

고 있다. 공간적･지역적 특성이 범죄예방을 위한 주된 요인으로 파악되면서 다양한 범죄예

방 정책들이 소개되고 있다. GIS(Geographical Information System)등 지리와 관련된 과학

적 기법을 이용하여 범죄다발지역의 단속을 강화하는 정책, 청소년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지

역사회와 학교, 가정의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정책, 주택밀집지역 가운데 범죄에 취약할 것으

로 예상되는 가옥들을 개선하는 정책, CPTED(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정책 등이 그 사례라 할 수 있다(박형민 외, 2009). 

성매매피해청소년의 경우에도 그들의 생활공간분포 및 공간이용형태, 성매매피해지역 분

포 및 패턴, 지역적 변이 등과 같은 패턴을 알 수 있다면 도시환경을 관리통제함으로써 효율

적인 청소년성매매 정책을 마련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또한 청소년성매매의 패턴을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은 앞으로 청소년성매매 발생이나 예방책에 대해서 더 잘 예측할 수 있음을 의

미하기도 하며, 공간적으로 청소년성매매 다발지역을 식별해 낸 지도는 청소년성매매와 관

련된 경찰활동, 청소년성매매 예방을 위한 사회적 서비스 등의 의사결정에 강력한 영향을 미

칠 수 있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GIS 소프트웨어와 그와 관련된 도구를 이용하여, 가출 및 성매매 피

해청소년들의 공간패턴을 지역의 물리적 특성과 관련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첫

째, 지역에 따라 발생하는 청소년성매매 및 가출청소년의 분포를 확인할 것이다. 물론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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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마다 청소년성매매 및 가출청소년을 억제하고 예방하려고 노력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

겠지만, 각 지역마다 주어진 상황이나 여건에는 차이가 존재할 것이다. 예를 들면 지역에 따

라 어떤 지역은 유흥업소가 밀집되고 빈곤율은 높고 청소년을 위한 안전시설은 낮을 수 있

으며 혹은 그 반대일 수도 있다. 이러한 지역적 조건은 청소년성매매 및 가출청소년 발생과 

연관이 있을 수 있으며, 이러한 지역사회의 특징은 청소년성매매 및 가출청소년 분포에 반

영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므로 이 연구에서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각 구별로 조사된 공식통계

인 ‘청소년성매매 검거건수’와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된 ‘가출이후 숙식 장소 및 노는 장소’, 

‘성매매피해 장소’가 지역별로 어떤 분포를 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둘째, 이 연구에서는 지역사회가 확보하고 있는 청소년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이나 

‘유해환경’에 대해 검토할 것이다. 여기서 청소년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이란 한 지역

사회가 청소년을 폭력이나 기타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구성해 놓은 조직이나 인력을 

의미하며, ‘유해환경’이란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발달에 장애가 되는 사회적, 심리적, 문

화적, 구조적인 모든 요소로 상호작용하는 사물, 외부의 압력이나 상황, 조건, 행위 등을 포

함하는 것으로서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저해하는 비교육적인 환경을 의미한다(고수현, 

2008). 

셋째, 청소년성매매와 연관된 지역사회의 구체적인 속성을 밝히고자 한다. 청소년성매매 

및 가출청소년들의 지역별 분포도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청소년성매매와 가출청소년들이 

특정한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맥락에도 주목하여야 한다. 청소년성매매의 잠재적 

원천이 같다고 하더라도 지역사회의 특성에 따라 그 현상이 가시화되는 양상이나 발생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지역단위로 지역사회의 특성 예를 들면 지역별(구

별) 빈곤율, 연립 및 다세대주택의 분포, 청소년유해시설, 청소년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들과 

청소년성매매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살펴볼 것이다. 또한 설문조사를 통해 나타난 청소

년들의 활동 공간에 군집성을 확인하고, 서울지역의 경우에는 청소년들의 활동공간에 집중

을 지하철 역사와 선로를 중심으로 관련성을 살펴볼 것이다.  

넷째, 청소년성매매와 관련된 공식통계와 이 연구에서 설문조사한 수치를 종합하여 지역

별(자치구) 청소년성매매 발생도를 제시한 후, 이러한 청소년성매매 발생도에 영향을 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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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각종 범죄유해환경요인들이 무엇인지를 확인할 것이다. 마지막으로는 이 연구의 결과를 

종합한 후, 청소년성매매발생을 효과적으로 억제하고 관리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방안을 제

언하고자 한다. 





제 1절 선행연구 검토

제 2절 지역사회와 청소년성매매

이론적 논의

제2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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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장
이론적 논의

제 1절 선행연구 검토 

범죄예방의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일차적인 범죄원인을 찾아내어 개선하는 것이다. 그러

나 범죄의 발생원인은 그 요인이 매우 다양하고 복잡하게 얽혀 있어 일차적인 범죄원인을 

명확히 밝히는 것은 매우 어렵다. 청소년성매매 또한 많은 국내외 연구에서 성매매피해청소

년을 둘러싼 다양한 원인들을 제시하고 있으며, 어떤 단일한 원인이 청소년성매매를 발생시

킨다고 제안하기 어렵다. 

또한 청소년성매매의 경우 단 한 번의 경험으로도 그 후유증이 매우 크다는 것을 고려할 

때 사후적인 대책보다는 사전 예방적 접근이 매우 중요하다. 최근에는 범죄발생의 일차적인 

원인을 제거하지 못하더라도 범죄발생 가능성이 많은 공간적 특성을 개선함으로써 범죄를 

미리 예방하고자 하는 노력이 많이 등장하고 있다. 이에 범죄발생 가능성이 많은 공간적 특

성을 개선함으로써 범죄예방에 기여하고 있는 연구들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청소년성매매

과 공간과의 관계를 밝히는 이론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  

1. 사회해체와 깨진창문이론

1) 사회해체이론 

1920년대와 1930년대의 시카고학파(Chicago school)의 사회생태학은 범죄발생의 지역적 

차이 및 도시의 사회적 메커니즘과 범죄와의 관계에 관심을 가졌다. 시카고학파의 파크와 

버제스(1925)는 급격한 도시화를 경험하는 시카고시를 5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권역별 환경

적 특성과 시민들의 삶의 상황을 연계하여 사회해체현상과 도심지역 삶의 복지문제를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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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이에 근거하여 쇼우와 멕케이(Shaw and McKay, 1931; 1942)는 사회해체이론을 제

안하였다. 사회해체이론을 처음 소개한 쇼우와 멕케이(Shaw and McKay, 1931; 1942)는 

1920년대 시카고 지역의 전이지대(transition zones)에서 오랜 시간이 지남에도 불구하고 

‘왜 비행율이 일정하게 높은가?’에 관심에서 시작되었다. 그들은 비행율이 높은 지역에서 

‘가난하고(poverty), 인구의 이동이 잦고(residential instability), 인종적으로 이질적인

(racial heterogeneity)’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고, 이러한 결론을 중심

으로 ‘사회해체(social disorganization)’개념을 도출하였다. 

사회해체지역의 구체적인 특성을 살펴보면 우선 공적 부조를 받는 사람의 비율이 높고, 

집세는 평균이하이며, 자가 소유비율도 낮고, 실업률은 높은 경제적으로 열악한 지역이었

다. 둘째로 가구의 전입･전출 이동이 잦아서 주거불안정성이 높았다. 셋째로 유아사망, 결핵

환자, 정신병 등 주민들의 건강상태가 심각한 지역이었다. 넷째로 여러 인종/민족이 모여 살

기 때문에 이웃 간에 공통의 가치나 목표를 갖기 어려운 지역이었다. 쇼우와 멕케이는 경험

적 자료를 통해 비행율의 차이가 개인적 특성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지역의 생태적 특성에 

의한 결과라고 주장하였다. 즉 가난, 주거불안정과 같은 구조적 특성이 지역사회를 해체시

킴으로써 비행률의 증가를 가져온다는 주장이다(Kikuchi, 2010:5; 박성훈, 2011재인용). 시

카고 이외의 지역에 대한 후속 연구(Shaw and McKay, 1969)에서도 지역사회의 해체적 특

성과 비행율 간의 상관성은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이들의 논의가 더욱 지지되었으며, 지역이

란 요소를 부가하여 이론을 전개할 수 있기 때문에 지리학자들에게도 매력적으로 여겨졌으

며(황선영, 2001), 범죄나 비행율의 지리적･생태적 분포차이에 대한 의미 있는 통찰력을 제

공하였다. 

국내에서는 이현희(1994)가 사회해체이론과 일상활동이론에 이론적 토대를 두고 유사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 연구는 서울시 행정동을 연구대상으로 설정하여 주거지역의 지역적 

특성을 범죄발생요인과 관련하여 살펴보고, 범죄유형별로 범죄발생에 관련된 지역적 특성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1992년 한 해 동안의 동별 범죄발생건수를 대상으로 사회해체이론에 근

거를 둔 변수인 생활보호대상자수, 평균교육수준, 자가소유비, 이혼율, 5년 이상 거주 가구 

수, 지난 1년간 유입구수와 일상활동이론에 근거를 둔 유흥업소수, 생활보호대상자수, 평균



13

제 2장 이론적 논의

교육수준, 자가소유비, 아파트거주비, 평균가구원수와 일인가구비 등을 활용하여 이들 변수

와 범죄와의 관계를 확인하였다. 그 결과 유흥업소수, 유입인구수, 평균학력, 아파트비가 범

죄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났다. 

최인섭･진수명(1999)은 범죄의 지역별 분포 변화에 따른 범죄현상과 사회발전의 공간적 

차이가 어떠한 관계를 가지는지 살펴보기 위해, 1996년에 일어난 범죄와 전국 202개의 개별 

시와 읍의 지역특성과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저소득자비만이 전체범죄율(강력범, 

절도범, 폭력범, 지능범, 기타형법범)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지역특성변인이었다. 

2) 깨진창문이론 

1982년 제임스 윌슨(James G. Wilson)과 조지켈링(George Kelling)은 깨진 창문(broken 

windows)이론에 대한 논문을 발표하면서, 지역이 쇠퇴하여 사회적･물리적인 두 개의 무질

서2)가 모두 나타나게 되는 것은 중범죄를 불러들이며, 결국 무질서가 범죄로 변질된다고 주

장했다. 

이 이론에 의하면 지역사회내의 기초질서 위반행위가 계속 방치되면 지역사회를 통제하는 

비공식적 통제능력이 약화되고, 이로 인해 시민들의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더욱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지역사회의 물리･사회적 무질서를 목격한 시민들은 지역사회가 범죄로

부터 안전하지 못하다고 생각하게 되며 이것이 범죄 및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자극하는 요

소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스코간(skogan, 1986)은 미국의 6개 주요도시내의 40개 지역사회 주민을 대상으로 1977

년과 1983년 사이에 이루어진 설문조사를 통하여 지역사회내의 사회적, 물리적 무질서와 지

역 주민들이 느끼는 범죄 두려움, 그리고 강도 피해에 대한 연구에서 지역사회 무질서는 강

도발생률과 인과관계가 있으며, 따라서 물리적 환경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지역주민의 

범죄에 대한 두려움의 수준이 높아지게 되고, 혼란한 사회적 특성들이 변하지 않고 방치되

면, 실제 범죄 행위가 많아지기 때문에 경찰을 중심으로 지역의 무질서를 방지하고 지역사

2) 여기서 물리적 무질서란 버린 진 차량과 낡은 건물, 쓰레기 등과 같이 물리적 징후를 의미하고 사회적 무질서란 

취객이 비틀거리며 거리를 걷는다든가 청소년들이 담배를 피우며 배회한다든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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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물리적 환경을 변화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주장하였다(정경석, 2010). 

깨진창문이론을 실증적으로 증명한 짐바도(zimbardo, 1969)는 번호판이 없고 유리창이 

깨진 차를 뉴욕의 Bronx에, 그리고 온전한 차를 캘리포니아의 Palo Alto 에 세워 두었다. 

Bronx에 세워놓은 차는 방치된 지 얼마 되지 않아 모두 파손된 반면에, Palo Alto 에 세워

놓은 차는 일주일 이상 아무도 손을 대지 않았다. 이후 짐바도는 두 번째 실험으로 통제되지 

않은 파괴행위가 Palo Alto 주민들의 태도변화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기 위해 일부러 

차량을 부수기 시작하였다. 얼마 지나지 않아 Palo Alto 지역주민들도 함께 차량을 부수고 

손상시키기 시작했다. 짐바도는 이러한 실험으로 인간의 공격적 행동이나 범죄행위는 지역

사회의 무질서와 관련이 있음을 입증하였다. 

이와 같이 동네의 무질서 정도와 질서의 정도는 사회통제가 효과적으로 되고 있는지 그렇

지 않은 지를 판가름하는 기준이 될 수 있다. 즉 무질서한 동네에서는 사회통제가 되지 않

고, 주민들은 통제할 수 없는 부정적 강화(소음, 기물파괴, 범죄, 싸움, 위험 등)를 계속해서 

겪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경찰은 지역사회의 사회적･물리적 무질서 예방과 기초질서 위

반 행위 단속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을 강조하고 있다(Katz et al., 2001)

이처럼 깨진창문이론이 제기된 이후에는 지역사회의 무질서가 지역사회 몰락으로 지목되

었다. 이 이론에 근거한 선행연구들은 사회적· 물리적 무질서가 범죄를 자극하는 요인으로 

보고하고 있다. 무질서는 부정적 거시환경의 하나이기도 하지만 부정적 거시환경의 영향을 

받는 메커니즘으로 이해되기도 하는데, 일반적으로 저소득, 높은 실업, 낮은 교육수준의 특

성을 지닌 지역에는 무질서의 정도가 높았다(skogan, 1990). 또한 국내연구에서는 주택유형 

중 다세대주택의 비율과 주거혼합형 비율이 높은 지역에 절도, 폭력, 강도, 방화 등의 범죄

발생건수가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김동근 외, 2007). 이러한 주거유형은 아파트나 단독주

택에 비해 방법기능이 취약함을 보여주고 있다.

이성식과 그의 동료들은(2012) 범죄두려움의 원인으로 지역무질서와 집합효율성을 제시

하고 범죄두려움을 설명함에 있어 그 두요인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그 인과관계가 어떤

지, 두 요인은 상호작용효과를 갖는지 경험적으로 살펴보았다. 그 결과 집합효율성이 지역

무질서에 영향을 주었고, 지역무질서가 범죄두려움의 최종적인 원인이라는 인과모텔이 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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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결과는 범죄두려움의 경우 집합효율성이론보다는 지역무질서의 

중요성을 강조한 깨진창문이론을 더 지지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3) 사회해체와 깨진창문이론, 청소년성매매

위에서 지역사회와 청소년문제와의 관련성을 제기한 이론으로 지역의 빈곤 수준이나 이주

율, 인종다양성 등의 특성이 범죄의 원인된다고 주장한 사회해체이론, 지역사회의 공동목표

인 안전을 담보할 능력이 없는 곳에서 범죄가 쉽게 발생하게 된다는 집합효율성이론, 공공장

소의 무질서가 범죄율과 높은 관계가 있다고 가정한 깨진창문이론 등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지역사회이론들은 청소년성매매의 발생을 설명하는 데 주요한 기여를 할 수 있는 

이론들이다. 특히 범죄가 많이 일어나는 이유를 지역사회의 생태학적 특성에서 찾는 사회해

체이론이나 무질서와 범죄의 관계를 가정한 깨진창문이론의 경우, 청소년성매매에 주요한 

시사점을 제시한다. 

최근 사회해체이론의 전통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기회요인은 ‘지리적 근접성

(geographical proximity)’이나 ‘공간적 근접성(spatial proximity)’이다. 이러한 근접성의 개

념을 청소년성매매와 관련하여 여러 가지 가정을 해 볼 수 있다(Morenoff, Sampson and 

Raudenbush, 2001; Sampson, 2006). 즉, 청소년성매매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장소와 피

해자 그리고 가해자간의 물리적 거리가 짧다면 청소년성매매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청소년

성매매 발생 장소와 피해자 그리고 가해자 3요소가 함께 중첩될 수 있는 공간 가운데 하나가 

지역사회 내부의 유해공간 즉 유해환경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사회해체이론의 전통은 

지역사회내부의 유해환경과 청소년성매매와의 관계를 설명하는 주요한 이론적 근거를 마련해 

준다고 할 수 있다. 

깨진창문이론에서는 지역사회의 무질서가 범죄를 자극하는 요소라고 한다. 스코갠

(Skorgn, 1990)은 무질서 개념을 이용하여 지역쇠퇴의 과정을 설명하였다. 그에 따르면, 무

질서는 지역사회의 통제력을 약화시킴으로써 범죄발생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

다는 것이다. 김동근과 그의 동료(2007)들은 다세대주택의 비율 등을 이용하여 범죄발생을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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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노출 청소년들의 경우 지역사회의 낙후도가 높은 지역에서 거주할 가능성이 높다는 

가정 아래, 지역사회의 낙후도가 청소년들이 성매매로 유인되는 환경적 조건이 될 수 도 있

을 것이다. 

2. 환경범죄학 

1)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Crime Prevention Environmental Design, CPTED)

미국의 범죄예방연구소(National Crime Prevention Institute: NCPI)는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Crime Prevention Environmental Design, 이하 CPTED)을 “범죄기회를 감소시키

려는 사전활동이며, 범죄에 관련된 환경적 기회를 제거하는 직접적인 통제”라고 정의하였다

(National Crime Prevention Institute, 1986). CPTED의 핵심은 환경이 인간의 행위에 영향

을 미치며, 그것이 결과적으로 범죄수준과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줄여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때 인간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이란 범죄행위를 일으킬 수 있는 환경을 줄여나가

는 것을 의미하며, 여기서의 환경은 단지 물리적인 환경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행동에 대한 

인식, 사회과학, 법집행 그리고 공동체조직과 같은 보다 포괄적인 개념들을 포함하고 있다

(Crowe, 2000). 이러한 CPTED는 범죄발생 이전의 활동으로서 범죄행동에 대한 직접적인 통

제이며, 범죄 발생상황과 그러한 상황에서의 사람들의 상호작용에 초점을 두고, 인간의 행동을 

연구하는 다양한 학문에 기초한 모형이라고 협의로 개념규정한 제프리(Jeffery)의 개념에 기

초한다(Lab, 1992). 실제로 CPTED는 미국의 범죄학자 제프리가 쓴 1971년 저서의 제목이었

다. 제프리는 이 책에서 1964년부터 1968년 사이 미국 도시들에서 발생한 폭력범죄와 인종차

별에 대해 연구하였다(Jeffery, 1971). 그 후 1972년 뉴만(Newman)이 ‘방어공간(defensible 

space)개념을 사용하면서 CPTED연구는 이론적으로나 실무적으로 많은 발전을 이루었다. 

이처럼  CPTED는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의 약자로서 건축설계나 도시계획 등 공

간 환경에 대한 방어적 디자인을 통하여 범죄기회를 줄여 주민들의 범죄발생의 두려움을 감

소하기 위해 고안된 범죄예방기법이다. CPTED는 학문분류상으로 물리적 환경에 대한 환경

설계의 경우는 공학 분야라 할 수 있고, 사회적 환경의 설계는 사회학 분야라 할 수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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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예방은 범죄학분야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환경설계를 통해 범죄가 예방되는 

과정은 환경의 조작적 변경을 통해 인간행동을 강화해가는 과정으로 이해되어야 한다는 점

에서 심리학분야이기도 하다. CPTED는 범죄학과 건축학 및 도시공학과 같은 공학, 심리학, 

사회학 등이 접목되는 학제적 성격을 띠고 있으므로 셉테드를 정의내리기가 쉽지 않지만, 물

리적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 전략으로서 국내외에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CPTED의 초기 연구는 1974년부터 1978년까지 미 연방 법률집행지원국(LEAA)와 주택개

발국(HUD)이 방어공간 이론을 시험하기 위하여 재정적인 지원을 하면서 부터이다. 그 후 

웨스팅 전기회사(West Electronic Corporation)의 지원을 받아 범죄학자, 사회학자 그리고 

도시 계획가들이 서로 협력하여 범죄예방을 위하여 수많은 물리적, 사회적 환경에 있어서의 

변화를 시행하였다. CPTED는 물적 환경의 변경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의 지원을 통해 범죄

를 예방할 수 있다는 인식으로부터 주민들에 의한 지역사회 감시(nighborhood crime 

watch), 경찰과의 협력관계 강화 등과 같은 사회적 환경의 변경에도 관심을 갖게 되었다. 

CPTED는 접근통제(access control), 감시(surveillance), 활동지원(activity support), 동

기강화(motive reinforcement)의 범죄예방 원칙에 따른 환경설계를 제안하였다(Rosenbaum 

et al., 1998). 

국내에서는 2008년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전략에 대한 연

구를 시작한 이래 2개년 간 국토연구원, 한국행정연구원 등 관련 연구기관 및 경찰, 자치단

체 등 실무자와의 협력을 통해 국내 CPTED 연구기반을 조성한 바 있으며, 연구결과를 바탕

으로 다양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최근 들어 국내 범죄학 및 경찰행정학 연구

자들과 정책담당자들이 CPTED전략의 중요성을 인식하기 시작하면서 이에 근거한 정책수단

을 마련하려는 다양한 연구가 수행되기 시작하였다. 그동안 국내에서 이루어진 CPTED연구

들을 살펴보면 주로 국내 연구 상황을 고려하여 CPTED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특히 미국

과 유럽 등 선진사례를 소개하는 연구가 대부분이다. 또한 실증적 연구의 경우에도 CPTED

전략과 기법의 전반적인 효과성을 인지적 설문조사를 기초로 분석하려는 경향이 강하며, 연

구대상도 ‘일반주택’ 등 물리적 환경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면 권오은과 이영웅(2001)은 지역의 물리적 특성중 하나인 건축 밀도와 범죄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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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관관계를 밝히고자 하였다. 서울시 서대문구의 행정동을 단위로 절도범죄와 폭력범죄의 

1,000명당 발생건수를 종속변수로 하여 상관분석을 한 결과 건축 밀도가 높은 곳에서 두 범

죄유형 모두 발생률이 높음을 밝혔다. 이영환과 김천권(2010)은 선진국의 CPTED 적용사례 

후 약 30%이상의 범죄예방 효과를 보이고 있다고 제시하였고, 전영환(2003)은 서울시 전체

에 대한 시공간적인 범죄발생 양상을 분석하여 서비스 업체수가 많은 곳에서 범죄가 많이 

발생함을 보였으며,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 범죄대상요인인 주민세, 시장 수, 도소매업체 수

와 범죄발생은 높은 상관을 나타내고 있음을 증명하였다. 

최선우(2012)는 공동주거 단지를 대상으로 상황적․ 공간적 차원에서 범죄발생 현상을 분석

하고, 이에 대한 기본적인 제언을 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서 공간분석과 관련이 깊은 지리정

보시스템(GIS: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과 공간구문론(Space Syntax Theory), 그

리고 시각적 접근과 노출이론(Visual Access & Exposure Theory)에 근거하여 범죄발생의 

공간적 특성을 밝히고자 하였다. 그 결과 범죄의 군집화(群集化) 현상, 범죄와 토지이용 정도

와의 상관관계성, 상대적이지만 범죄와 건물 높이의 비례관계성, 미약하지만 범죄와 녹지율과

의 상관 관계성, 그리고 범죄와 파출소의 입지 및 순찰경로와의 강한 관계성 등이 있음을 발견

하였다. 특히, 공간분석 측정지표 가운데 통제도가 범죄 발생과 관련이 매우 깊은 것으로 파악

되었다. 한편, 시각적 접근과 노출 이론에 의하면, 범죄자가 주변을 시각적으로 접근할 가능성

이 높으며, 자신들은 가능한 한 노출되지 않는 장소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연구들의 경우 이처럼 물리적 환경에 초점을 둔 연구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그러

나 최근에는 물리적 환경뿐만 아니라 사회적 요소에 관심을 둔 연구들이 나타나고 있다. 임

형백(2010)은 도시범죄를 도시･지역 계획적 관점에서 해석하면서, 도시범죄의 발생요인으

로 유대감의 약화, 익명성의 강화, 경제적 불평등의 강화, 범죄의 학습, 일탈지역의 탄생이라

고 밝혔다. 또 한국도시범죄의 새로운 변수로 등장한 외국인노동자와 불법체류자로 인하여 

형성된 외국인집단거주지(ethnic enclave)를 고찰하였다. 그리고 도시범죄에 대한 대응으로 

범죄 프로그램의 실시, 범죄 예방 디자인, 도시환경의 개선,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

(CPTED) 등을 제언하였다.

이처럼 범죄예방에서는 물리적 요소도 중요하지만 사회적 요소 또한 중요하다. 새빌과 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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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브랜드(Saville and Cleveland, 1998)은 CPTED의 초기 이론가인 뉴만과 크로우의 ‘활동

지원전략’과 제이콥스(Jacobs)의 이웃공동체를 차용하여 지역사회의 물리적 요소 이외에 사

회적 요소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지역의 규모, 밀도 거주지의 차별화

(size of the district, density and differentiation of dwellings), 도시의 만남 공간(urban 

meeting places), 청년클럽(youth clubs), 거주자의 참여(residents’ participation), 거주자

의 책임감(residents’ responsibility) 5가지 요소가 범죄예방을 강화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러한 새빌과 클리브랜드의 범죄예방을 강화할 수 있는 5가지 요소들은 위기청소년의 공간

패턴 연구에서도 시사하는 바가 있다. 

2) 환경, 기회 그리고 의사결정 

(1) 합리적 선택(Rational Choice Theory)

합리적 선택이론은 고전학파가 주장한 내용을 현대적인 정서와 환경에 맞추어 변형한 것

으로 클라크(Clarke)와 코나쉬(Cornish)에 의해서 정립되었으며, 훗날 상황적 범죄예방이론

의 토대가 되었다. 합리적 선택이론은 경제학의 가정을 토대로 하여 인간은 합리적이라는 

가정 하에 범죄행위는 행위자의 합리적 의사결정에 의해 설명될 수 있는 것이며, 범죄자의 

지속적인 범죄성향보다는 상황적 요인들, 처벌 및 통제라는 주변적 요인들과 더불어 이러한 

상황에서의 행위자의 합리적이고 주관적인 판단이 범죄를 설명하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주장

한다(이순래 외, 2012).  

인간은 기본적으로 보상을 최대화하고 손실을 극소화하려 하는데, 이러한 동기요인이 인

간으로 하여금 여러 가능한 행위 중 어떠한 특정행위를 선택하게 된다. 합리적 선택이론에 

의하면 일상생활의 많은 부분들이 이러한 인간 개개인의 합리적인 선택의 결과로 이해한다. 

합리적 선택이론은 인간이 행위를 선택하는 과정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첫째, 인간은 어

떠한 행동을 하는데 있어서 가능한 모든 행동 대안이 범위를 설정하고 그 대안에 관한 정보

를 모두 수집한다. 둘째, 인간은 그러한 행동 대안들에 대해 순위를 매기고 각각에 가치를 

부여한다. 셋째, 인간은 특정 행동을 함으로써 발생한 긍정적인 결과인 이득과 부정적인 결

과인 손실, 위험에 대한 판단을 내리고 이때 그 행동뿐만 아니라 여러 다른 대안들을 선택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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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때에 발생할 결과도 함께 고려하게 된다. 넷째, 이러한 합리적 계산과정을 통하여 자신의 

이해에 맞고 효용을 극대화 할 수 있는 특정 행위를 선택하게 된다(이순래 외, 2012).  

합리적 선택이론은 범죄자의 특성, 혹은 범죄성향에 관심을 갖기보다는 범죄행위가 어떻

게 하여 발생하는가에 관심을 갖는 범죄이론 내지 범죄발생이론이라고 볼 수 있다. 즉, 합리

적 선택이론은 왜 특정인은 범죄를 하는가라는 질문보다는 왜 범죄행위가 발생하게 되는가

에 관심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상황적 유인요인이 행위자로 하여금 범죄행위를 

하도록 유인하며 혹은 상황적 억제요인이 행위자로 하여금 범죄행위를 못하도록 한다는 것

이다. 합리적 선택이론은 또한 이러한 상황적 요인과 더불어 그 상황에서 범죄를 하게 되었

을 때의 이득과 손실에 대한 행위자의 주관적 평가가 범죄행위의 여부에 영향을 준다고 보

았다. 합리적 선택이론에 의하면 이득과 손실에 대한 행위자의 주관적 평가는 개인의 지속

적인 성향은 아니며 범죄 상황에 따라 변할 수 있는 가변적인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이와 

같이 합리적 선택이론은 행위자의 합리적 선택과 더불어 상황 혹은 기회요인을 중요시 다루

고 있다(이순래 외, 2012).  Pezzin(1995)은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가능서이 아주 높은 범

죄성향을 가진 사람도 범죄행위를 저지를 수 있는 기회와 환경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평생 

동안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생활할 수 있고, 반대로 범죄성향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이라

도 특정한 상황이나 환경에 접할 경우 범죄행위를 얼마든지 저지를 수 있다고 보았다. 

국내의 많은 연구들에서는 가출과 청소년성매매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가출청소

년들이 성매매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가출이후 생계’때문이라고 한다. 합

리적선택이론에 의하면 청소년성매매피해청소년들에게 ‘가출이후 생계’는 성매매로 진행하

는 상황적 유인이 되는 것이다. 합리적선택이론의 상황적 요인에 대한 해석은 한국적 상황

의 청소년성매매를 설명하는데 유용한 이론적 지점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2) 일상생활이론 

일상활동이론(routine activities theory)는 코헨과 펠슨(Cohen and Felson, 1979)에 의

해 제안되었다. 이 이론은 지역이 지닌 상황적 환경과 범죄와의 연관성에 주목한다. 그들은 

일상활동유형의 구조적 변화가 동기 부여된 범죄자(Motivated Offender), 합당한 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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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itable Target), 위법에 대한 유능한 보호성의 부재(Absence of Capable Guardianship)

라는 범죄의 직접접촉에 관한 세 가지 요소에 대해 시간적 공간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한

다. 즉, 이들 세 가지 조건 중 어느 하나라도 부족하다면 범죄활동은 충분히 예방될 수 있다

는 것이다. 범죄자를 자극하거나 동기를 부여하는 구조적 조건이 변화되거나 증가되지 않더

라도 매력적이고 무방비상태인 범죄표적이 늘어나는 한 범죄율의 증가는 얼마든지 가능한 

것이다. 이러한 이들의 주장은 실업률, 경제적 불평등, 인종차별 등 구조적 조건이 저하됨에

도 불구하고 범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

요한 공헌을 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보호성이나 범죄대상의 매력성이라는 측면에

서, 잠재적 피해자의 일상생활이나 활동은 곧 범죄기회를 증대시킬 수도 있으며 반대로 범

죄기회를 제한할 수도 있다. 

결국, 자신의 일상생활유형에 따라 범죄의 기회를 증대시킬 수도 감소시킬 수도 있기 때

문에 범행기회의 제거나 축소라는 견지에서 범죄예방의 가능성과 중요성이 제시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범행대상물의 매력성이란 대체로 보석처럼 소형이나 고가의 물품, 고액의 현금 

신용카드를 소지하거나 보관하는 경우를 들 수 있고, 보호성의 부재는 주거관계상 가족의 부

재, 가정 외적 활동의 과다 등의 경우라고 할 수 있다. 청소년들의 가출이라는 것 자체가 청

소년성매매로 유인하는 매력성이라고도 생각될 수 있다. 결국, 일상활동이론에 대한 경험적 

연구의 대부분은 이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즉, 외부활동시간이나 수준이 높을수록 범죄표

적으로서 잠재적 피해자의 가시성과 접근성을 증대시키기 때문에 그 사람의 위험성은 증대

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반대로 자기보호나 방어수준을 높이면 위험성은 그만큼 줄어드는 

것이다. 즉, 범죄자에게 주관적 물질적으로 더 가치 있는 사람과 물품은 이보다 가치가 적은 

사람과 물품에 비해 범죄피해의 위험성도 높아진다.

코헨과 펠슨(1979)은 자신들의 이론을 검증하기 위해 1947년~1947년까지 가족활동의 변

화가 강도범의 비율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였다. 그들은 가족 활동을 기혼이고 남편이 

있는 여성노동자의 수를 미국의 총 가구의 수로 나누어 연산화하여 시계열분석을 통해 가족

활동 비율과 각각의 공식적인 범죄율과의 변화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가 있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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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로 코헨과 펠슨은 그들의 일상생활이론이 정확하며, 여성들이 

노동시장으로 투입되는 수가 늘어날수록 강도 비율도 증가했음을 보여주었다. 이는 그들의 

가정이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범죄자가 침입해 들어갈 기회가 더 많아졌기 때문

이라고 해석하였다. 또한 이들의 연구결과는 유능한 관리자의 부재가 범죄자들이 범죄에 가

담하도록 자극하여 범죄 증가를 유발시킬 수 있음을 지적했다(김영재, 2007). Roncek와 

Maier(1991)은 일상활동이론을 토대로 특정시설과 범죄발생과의 관계를 파악하고자하였다. 

술집 등의 유흥시설이 주거지역에서의 범죄발생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으며, 그 결과 도

시지역에 위치한 특정한 개수가 범죄발생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일상활동이론은 공간계획적 요인과 밀접한 관련성을 지닌다. 왜냐하면, 공간을 어떻게 계

획하느냐에 따라 범죄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적 환경을 줄이거나 늘릴 수 있기 때문이다. 특

히, 이 이론은 범죄발생을 가능케 하는 ‘기회’가 특정 시점, 특정 장소에서 어느 정도 형

성되고 있는지에 관심을 갖는다. 만약 청소년성매매가 특정장소에서 형성된다면, 청소년성

매매를 가능케 하는 기회가 되는 공간적 요인이 있다는 것이며 그것이 무엇인지를 밝힘으로

써 청소년성매매 감소에  기여할 수 있다. 

(3) 생활양식이론(Lifestyle-Exposure Theories)

생활양식이론은 처음에 사회계층별 폭력범죄 피해 위험성의 차이를 밝히기 위해 제안되었다. 

그러나 점차로 재산범죄까지도 확대되었고 더 나아가 보다 정교한 표적선택과정이론의 기초를 

제공하게 되었다. 이 이론의 기본적 가설은 범죄피해의 가능성에 있어서 인구학적 차이는 

피해자의 개인적 생활양식의 차이에 기인한다는 것이다. 모든 사람은 그 생활환경에 따라 

범죄피해의 위험이 높은 상황, 지역, 시간에 노출되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범죄피해에 대한 

위험 부담 또한 다르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생활양식의 차이가 중요하게 지적되는 것이다. 

이들의 주장에 의하면, 개인의 직업적 활동과 여가활동을 포함하는 일상적 활동의 생활양

식이 그 사람의 범죄피해 위험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고 하는 것이다. 

생활양식의 차이는 다양한 역할 기대와 구조적 제약에 대한 개인의 집합적 반응 또는 적

응에 의해 사회적으로 결정되는 것이다. 나이나 성별 등 인구학상의 개인적 신분특성은 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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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적절한 행위에 대한 기대와 그 사람의 행동선택을 제한하거나 가능케 하는 구조적 

장애를 결정하게 되며, 이러한 문화적 또는 구조적 기대에 대한 순응은 직업적 또는 여가활

동상의 생활양식을 결정하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생활양식에 따라 그 사람의 위험성의 노출

정도가 결정되며 생활양식에 따라 유사한 상황에 있는 다른 사람들과의 접촉을 유발시켜서 

그에 따른 위험성도 달라진다는 것이다. 

이러한 전제를 따르면, 젊은 사람, 남자, 미혼자, 저소득층, 그리고 저학력층 등은 노년층, 

여자, 기혼자, 고소득층, 그리고 고학력층보다 폭력범죄의 피해자가 될 확률이 훨씬 높다고 

결론내릴 수 있다. 왜냐하면 그들은 가족과 보내는 시간이 적고, 외부에서 보내는 시간과 하

는 일이 많으며, 범죄자특성의 소유자와 빈번한 접촉을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가정에 대한 

경험적 검증은 많지 않지만, 몇몇 연구결과는 성별과 연령 등 피해위험성에 있어서 인구학적 

차이가 개인의 일상 활동과 생활양식의 차이에 기인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생활양식이론은 위에서 기술한 일상활동이론과 유사점이 많다. 두 이론은 공히 관습

적 사회에 있어서 일상 활동이나 생활양식의 유형이 범죄를 위한 기회구조를 어떻게 제공하

는가를 강조한다. 이러한 점에서, 가해자 중심의 전통적 범죄학에서 범죄의 사회생리나 개

인적 범죄피해를 이해하기 위해 강조되던 범죄자의 동기, 그리고 기타 범죄성향 관점들의 

중요성은 이 두 이론에서 아주 가볍게 여겨지고 있다. 이렇게 볼 때, 두 이론은 매일의 일상

생활유형에 따라 범죄기회가 달라진다고 보는 확장된 의미의 “범죄기회” 이론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4) 구조적 선택모형(Structural-Choice Model)

구조적-선택모형은 범죄기회구조와 표적선택을 통합한 이론모형으로서, 마이어와 마이어

(Miethe and Meier, 1990)가 위에서 언급된 일상활동이론과 생활양식이론을 통합한 것이

다. 범죄피해는 다음과 같은 상황 하에 발생하게 된다. 즉 동기 부여된 잠재적 가해자와의 

물리적 거리, 즉 근접성(Physical Proximity to Motivated Offender)이 줄어질 때, 범죄의 

위험성이 높은 환경에 노출(Exposure to High-Risk Environment)될 때, 범죄표적이나 대

상이 표적으로서의 매력성(Target Attractiveness)을 가질 때, 그리고 보호성이 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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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ence of Guardianship)이다. 그리고 이 요인들은 범죄의 필요조건으로 제시된다. 

그런데, 위의 4가지 범죄의 조건이 사실은 범행의 기회와 대상의 선택이라는 두 가지 요

인으로 구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즉, 일상활동이론과 생활양식이론이 잠재적 범죄자와 피해자

의 접촉을 증대시킨다는 면에서 범죄기회구조의 생성에 기여하였으며, 개인이나 물품의 주

관적 가치와 보호성의 정도는 곧 특정 범행대상의 선택을 결정하게 하는 변수로 작용하는 

것이다. 따라서 위의 두이론 - 일상활동유형과 생활양식이론 - 을 통합하면, 일상활동유형

이 그 사람이나 그의 재물을 더 큰 위험에 처하게 할 수도 있다. 하지만, 특정한 범죄피해의 

선택은 선택대상의 기대되는 유용성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근접성과 노출은 그 사람의 사회적 상호작용의 특성을 유형화하며, 더 큰 위

험성에 노출시키기 때문에 이 둘을 범죄기회의 구조적 특징으로 고려할 수 있고, 반면에 매

력성과 보호성은 특정한 범죄대상의 선택을 대변하기 때문에 선택요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두 이론을 통합하여 구조적-선택의 관점에서 범죄피해를 봄으로써, 우선 일상활

동이론에 의해 범죄기회구조에 기여하는 거시적 영향과 생활양식-노출에 의한 특정범죄 대

상의 선택을 결정하는 미시적 과정을 모두 설명할 수 있다. 

(5) 범죄패턴이론(Crime Pattern Theory)

범죄의 패턴 이론의 개발은 환경범죄학의 영역 안에서 메타이론(meta-theory)의 개발에

서 처음으로 시도되었다. 범죄패턴이론은 합리적 선택이론과 일상생활이론 그리고 범죄의 

기하학적 이론(geometric theory of crime)에 근거하고 있으며, 이론들 간의 공동적인 요소

들과 다양한 측면에 관심을 가진 이론이다(Andresen et al., 2010). 또한 범죄패턴이론은  

범죄사건의 이해도 중요할 뿐 아니라 환경적 범죄학의 분야의 인식도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

준다(Andresen et al., 2010). 

브렌팅햄과 브렌팅햄(Brantinghan and Brantinghan, 1993)은 범죄와 범죄행동은 어디

서 언제 발생하는가의 측면에서 볼 때  정체성을 파악하고 이해할 수 있는 유형을 만들 수 

있다고 제안한다. 범죄패턴은 사람들이 특정 범죄사건, 현장, 행위 배경, 가능한 범죄의 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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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mplate), 유발사건 그리고 사람들이 범죄를 저지르려고 하는 준비나 자발의지에 영향을 

주는 일반적인 요인들에 같은 요소에 근거한다. 

범죄패턴이론을 이해하기 위해 기본적인 개념(fundamental concepts)은 범죄틀(crime 

template)이다. 브렌팅햄과 브렌팅햄(Brantinghan and Brantinghan, 1978)의 개발된 범죄틀

은 범죄 장소 선택을 이해하기 위한 개념이며, 여기서 범죄틀이란 개인의 일정한 행동이 특

정 시간과 장소에서 발생할 것이라는 기대에 대해 일반인들이 윤곽을 그릴 수 있다는 생각

이다. 이러한 범죄틀은 특정장소, 시간 그리고 그러한 상황에서 무엇이 일어날 지를 말해준

다. 사람들이 어떻게 환경에 대해 배우고 이러한 틀을 구성하는지를 이해하는 것은 범죄발생

을 이해하기 위한 중요한 노력이다. 

개인들의 일상적인 활동은 그 개인들을 의사결정에 사용되는 다양한 정보세트에 노출시킨

다. 공간적 용어로 말하면, 사람들은 지역을 움직이면서 환경에 대한 심적인 이미지 혹은 인

지적 지도(cognitive maps)를 그린다. 인지적 지도는 어떤 환경이나 이미지에 대한 개인의 

심적인 이미지를 말한다(Smith and Patterson, 1980). 스미스와 패턴슨은 어떤 지역에 대

한 심적인 이미지를 만들고 유지하는데 인식, 예측, 평가, 행위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러한 

인지적 지도를 만드는 통찰력은 다양한 지역에 대한 사려 깊고, 계획된 조사와 연구를 통해

서 얻을 수 있다. 이러한 지도를 만드는 방법은 평소에 다양한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지역에 

대한 지식을 자연스럽게 얻는 것이다. 

현대의 도시지역사회의 성장과 환경은 보다 크고 보다 복잡한 인지적 지도를 만든데 큰 

공헌을 한다. 현대 도시와 도시지역은 보다 작고, 전문화된 토지이용지역의 집적으로 보는

데, 이러한 지역들은 주민들을 위해 다양한 물건과 서비스를 제공한다. 대중교통수단의 이

용 가능성은 시민들에게 그들이 선택한 곳에서 살고, 일하고, 그리고 여가를 즐기는 것을 가

능케 한다. 사람들은 다양한 지역을 움직이고, 이 지역들은 활동의 축(node)으로 여겨질 수 

있다(Brantinghan and Brantinghan, 1996). 축들 간의 이동루트는 통로(paths)라고 한다. 

개인이 각각의 축을 이용하는 정도와 축들 간에 이용되는 다양한 통로의 변경은 그 지역의 

축, 통로, 지역의 주위환경에 대해 개인이 갖고 있는 지식의 정도(인지적 지도)를 결정하는

데 도움을 준다. 지역이 축이나 통로로부터 멀수록, 그 지역에 대해 잘 모르며, 범죄적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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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적인 행동의 기회는 줄어든다. 잠재적 범죄자는 그들에게 익숙한 축과 통로를 유심히 

보는 경향이 있다. 축과 통로 외에, 지역의 가장자리(edges)는 일탈행동의 제일지점이다. 가

장자리는 물리적, 사회적, 혹은 경제적일 수 있다(Brantinghan, 2010). 물리적 가장자리는 

잠재적 범죄자와 피해자의 이동을 제한하며, 사회적 그리고 경제적 가장자리는 이러한 장소

에 있는 낯선 사람들 사이의 자율성으로 인한 잠재적 범죄지역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지역

은 부족한 보호와 더불어 잠재적 피해자와 가해자를 함께 결합시키는 것을 증가시키도록 다

양한 이용자들이 항상 모인다(Brantinghan, 2010). 가장자리의 양쪽 면으로부터 보다 증가

하는 다양한 사람과 활동은 범행을 보다 용이하게 만든다. 축은 인지적 지도를 개발하는데 

뼈대를 제공하는 역할을 넘어서, 다른 방식으로도 범죄를 증가시킬 수 있다. 몇몇 축은 그 

지역의 잠재적인 피해자들을 끌어들이는 역할 할 수도 있고, 범죄유인물일 수도 있다. 예를 

들면 약물시장, 성인클럽과 바와 같은 것을 들 수 있다.  마지막으로 범죄자는 잠재적 피해

자가 어떤 지역에 모이고, 거기에는 감시인이 없음을 알고, 결국 범죄자가 그 장소로 피해자

를 따라 갈 것이다. 

3) 환경범죄학의 의의와 청소년성매매 

위에서 논의된 환경범죄학들은 범죄의 원인에 대한 이해로부터 환경에 대한 이해로 사고

의 영역을 넓혔다. 범죄를 개인의 행동으로만 이해하지 않고 범죄가 발생하는 것은 범죄의 

발생을 조장하는 환경이나 피해의 발생을 용이하게 하는 상황에 있다고 전제하고 있다. 

성매매피해청소년은 집으로부터 가출하여 거리에서 생활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들의 생활

환경 자체는 피해의 발생을 용이하게 하는 상황을 만든다고 할 수 있다. 청소년성매매의 원

인을 단일한 차원에서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다차원적이고 복합적인 차원에서 살펴본다는 

지점에서 성매매피해청소년의 공간에 대한 이해는 필수적이다. 그러므로 환경범죄학의 특징

들은 청소년성매매의 원인을 환경적인 영역까지 확장시키는데 필요한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 

환경범죄학의 특징은  첫째, 범죄를 환경의 산물로 본다는 것이다. 둘째, 범죄자의 특성 혹

은 범죄성향에 의해 범죄가 발생하기 보다는 상황적 유인요인이 행위자로 하여금 범죄행위

를 하도록 유도하거나, 통제 및 처벌이라는 손실이 행위자로 하여금 범죄를 억제한다고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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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셋째, 범죄자 중심의 예방으로부터 피해자 중심의 예방으로의 전환을 통해 범죄예방에 

있어 피해자의 역할을 중시하고 있다. 넷째, 영역성이나, 감시기회를 통한 범죄 억제, 그리고 

대상강화와 같은 비공식적인 사전통제를 중시한다. 형벌의 집행에 의한 사후통제는 비공식

적인 사전통제의 보완책으로 보고 있다(임창주, 2006:30-31). 

이러한 환경범죄학은 기존의 범죄학과는 달리 범죄를 범죄자의 행위로 보지 않고, 환경의 

산물로 인식했으며, 환경이 원인이 되어 발생할 수 있는 범죄유발요인을 제거해 나가고자 

비공식적인 통제의 부활을 이끌어 내었고, 이러한 사회내의 비공식적 통제를 달성하기 위해 

환경설계라는 수단을 이용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정경석, 2010). 이 연구에서는 환경

범죄학의 의의, 즉 환경이 원인이 되어 발생할 수 있는 청소년성매매 유발요인을 제거함으

로써 청소년성매매를 억제하기 위해 성매매노출청소년의 공간패턴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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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절 지역사회와 청소년성매매

1. 청소년성매매 

1) 청소년성매매의 개념과 연구흐름 

청소년성매매에서는 청소년성매매의 개념적 정의를 하기 전에 청소년의 기준부터 정의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청소년은 그 기준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될 수 있기 때문이다. 청소년

보호법에서는 ‘청소년’을 “만 19세 미만의 자(남녀)로서 다만, 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하는 자를 제외한다”고(제2조 제1호)하여, 18세까지를 청소년으로 정의하고 

있다. 청소년기본법에 따르면 청소년의 연령은 9세부터 24세까지로 규정되어 있다. 근로기

준법에서는 만 18세까지를 부모의 동의 없이는 근로가 불가능한 연령으로 규정하고 있다. 

사회적으로는 일반적인 중고등학생의 연령을 청소년기로 규정하기도 하며, 사춘기 시절을 

청소년기로 보는 이들도 있다(조한혜정, 2000; 윤선미, 2011 재인용). 이러한 정의 방식은 

청소년이 누구이고 무엇을 하는 인구층인가 하는 범주화와 사회문화적 혹은 정치적 맥락과

의 관계를 보지 않고, 그들을 9~24세 혹은 13~18세라고 단순히 연령을 중심으로 기계적으

로 정의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판받기도 한다.

그러므로 이 연구에서는 청소년을 개인적 행위자로서의 주체성을 표현함과 동시에 회복력

이 있고 자신들의 삶에 변화를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자로서 만 19세미만의 자로 정의할 

것이며, 이를 근거로 하여 청소년성매매의 개념적 정의를 시도할 것이다. 

우선 청소년성매매의 개념과 관련하여 국내외 학자들이 견해를 살펴보면, 조성연과 그의 

동료들은(2000)은 청소년성매매를 미성년자가 성인과 교제하여 금품 등을 수수하는 일종의 

사적인 성매매로 정의하고 있으며, 이민희와 그의 동료들은(2000)은 청소년이 자의로 인터

넷 채팅이나 휴대폰과 같은 통신수단을 통해 은밀히 접촉하여 선택한 성인에게 자신의 性을 

숙박업소 등에서 일회성으로 제공하고, 성인은 이에 서로 합의한 금품이나 재산상의 이익이

나 직무편의 등의 대가를 제공하거나 이를 약속하고 청소년의 性을 구입하여 성교 또는 유

사성교를 하는 것을 성매매행위라고 정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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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9월 15일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조 4에 의하면,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는 아동･청소년, 아동･청소년의 性을 사는 행위를 알선한 자 또는 아

동･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감독하는 자 등에게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직무･편의제

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하고 성교행위,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

사성교행위,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자위행위 등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아동･청소년을 대상으

로 하거나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청소년성매매의 개념과 관련해서는 이처럼 약간의 차이가 존재할 뿐 학자들 간의 견해는 

유사하다. 그러나 최근 청소년성매매가 성인남성과 여자청소년사이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

니라, 남자청소년과 여자청소년, 남자청소년과 여자 성인, 드물게는 남자청소년과 남자성인 

사이에서도 가능하기 때문에 청소년성매매의 개념은 더욱 구체적으로 정의되고 사용될 필요

가 있다(유지웅, 2012). 그러므로 이 연구에서는 청소년성매매의 법률적 개념을 따라 다양한 

형태의 청소년 대상 성매매를 포함하는 넓은 의미의 개념으로 사용할 것이다.  

국내에서 청소년성매매와 관련하여 본격적으로 연구가 이루어지기 시작한 시점은 2000년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후로 볼 수 있다. 이 법안이 제정된 후 ‘청소

년성매매’를 어떠한 관점에서 바라볼 것인지, 그 실태와 지원방안은 무엇인지 등과 같은 

다양한 연구들이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연구들은 크게 세 가지 시각으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으며 주로 십대여성에 중

심으로 두고 연구되고 있다. 첫 번째 시각은 여성주의적 관점이다(김현미, 1997; 이효희, 

1998; 조한혜정, 2000; 민가영, 2000; 김은실, 2001; 김연주, 2003; 변혜정, 2006; 이주영, 

2006; 민가영, 2009). 여성주의 시각의 연구들은 ‘문제’ 혹은 ‘보호’의 대상으로만 인식되었

던 청소년을 주체성측면에서 드러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으며, 가출이나 성매매를 개인

적인 차원의 문제가 아닌 사회구조적 차원에서 파악해야 할 문제임을 제기하고 분석하였다. 

또한 성별 위계구조와 계급의 문제 및 우리 사회의 성차별적인 문화, 제도, 법 체계를 우선

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음을 제기하였다. 다시 말해, 청소년들이 놓인 사회구조와 이들의 

문화 안에서 청소년성매매를 이해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정혜원, 20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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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로는 발달단계로서 청소년시기에 겪게 되는 성적 착취와 그 피해를 중심에 놓고 

이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시각이다. 이러한 연구들은 ‘청소년’을 피해자로 보고 보호

해야 한다는 ‘보호담론’을 만들어내게 된다. 피해자의 관점에서는 가출청소년들이 성적착

취나 학대, 노동의 착취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청소년복지와 여성복지의 대상이자 사회

복지서비스의 주체로서, 이들을 위한 사회안전망구축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김성경, 

1998; 남미애, 1999; 노혁, 2000; 변혜정 외, 2012 재인용).

마지막 관점은 성매매를 하는 청소년들을 공식적으로 피해자라고 간주하는 것과 무관하게 

청소년성매매를 ‘비행’으로 규정하고 있는 시각이다(박동균, 2001; 박성수, 2001; 성용은

ㆍ조현빈, 2010). 이러한 연구들은 다시 두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는데, 하나는 이경

재(2001), 안경옥(2002)의 연구처럼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청소년성매매에 

대한 현황과 법제도를 고찰함으로써 법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연구

들이고 또 다른 하나는 유문무(2005), 성용은과 조현빈(2010)처럼 청소년성매매를 비행으로 

규정하고 성매매에 대한 원인, 실태분석, 방지대책에 대해 고찰하고 제시하는 연구들이다. 

이러한 연구들은 최근에 청소년성매매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더불어 증가하고 있다. 또한 

청소년성매매를 비행으로 고려할 경우, 성매매의 대상이 된 청소년들을 가해자로 포함할 우

려가 있음을 Mitchell과 그의 동료(2010)들은 문제제기했다. 

또한 서구사회에서는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이나 범죄정의 시스템은 성매매를 큰 틀에서 청

소년기 가출과 관련된 비행의 한 부분으로 성매매를 보고 있었다(Flowers, 2001; Gray, 

2005; Kreston, 2005; Mitchell et al., 2010재인용). 그러나 최근 들어 가출청소년의 성매매

에 대한 시각이 변하기 시작했다. 성매매와 관련된 청소년 문제에서 점차 ‘상업적인 성착취’

가 증가하고 있고, 특히 성적 피해가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Mitchell et al., 

2010). 미국 정부는 청소년 사법제도를 통해 한때 비행, 범법자 관점으로 청소년 문제 정책

을 실행해 왔으나, 최근에는 상업적 성적 의도에 의해 ‘피해 입은 청소년 관점’으로 청소년성

매매를 다루고 있다(Ashley, 2008; Federal Bureau of Investigation, 2005; Friedman, 

2007) 영국 또한 청소년성매매에 대해 벌금을 부과하는 정도로 경미하게 취급했던 데서 탈

피하여, 청소년성매매를 학대 및 성착취의 문제로 다루기 시작하였다. 2003년 성범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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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exual Offences Act 2003)을 통해 청소년을 성매매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명백한 

아동학대임을 명기하였다. 여자청소년 뿐만 아니라 남자청소년들에게도 성매매와 관련된 위

험과 안전 그리고 평등관계에 대한 인식을 고취시키고, 위험에 빠진 청소년들에게 즉각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정혜원, 2011a 재인용).

2) 가출과 청소년성매매3)

청소년성매매의 주된 원인으로 가출이 지적되면서, 청소년의 가출과 성매매는 밀접한 관

련성이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제시되고 있다(이주영, 2006; 김혜원, 2011; 정혜원, 2011a; 

변혜정 외, 2012). 이처럼 청소년의 가출은 성매매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Greene ＆ 

Ennett, 1999 ; Siegel ＆ Senna, 2000 ;Nadon et al, 1998 ;박정은 외, 1993; 김종휘; 

2001; 윤선미, 2011). 

Boyer와 James(1982)는 가출 청소년이나 집 없는 청소년의 경우 부모로부터 더 이상 보

호받지 못하고 가정에서 장기간의 갈등들이 발생되면 더 이상 집에 있을 수 없어 가정에서 

탈출하게 되고 이들 중 일부 청소년들이 성매매에 유입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들이 성매매

를 하게 되는 것은 성관계에 애착을 갖기보다는 생존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Schissel ＆ Fedec, 1999 재인용; Walls and Bell, 2010). 또한 장기간 길거리에서 살아 온 

청소년들 중 약 75% 정도는 일정한 범죄에 관여하고 있으며, 그 중 50%는 성매매나 생존을 

위한 섹스를 한다고 한다(Kipke, O’Conner, Palmer & MacKenz ie, 1995; Kipke, Plamer, 

LaFrance & O’Conner, 1997). Estes and Weiner(2001)는 청소년성매매에 대해 사회적으

로 무관심한 이유를 성매매를 하게 되는 아동과 청소년들이 대부분 ‘버려진’ 아동들이거나 

가난하거나 미성년자, 가출 청소년, 또는 유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대중의 지속적인 관심을 

받지 못하다고 한다. 또한 그는 이렇게 사회적으로 소외된 가출 청소년과 성매매는 매우 밀

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Williams(2010)은 경로연구를 통해 미국 내에서 성매

매 청소년들 중 성폭력을 경험했거나 비슷한 피해위험에 노출된 14-19세 사이 61명의 가출 

3) 이 부분은 정혜원(2011a)의 연구 가운데 일부를 재인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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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 청소년들(남자 15명, 여자 44명, 트렌스젠더 2명)을 연구하였다. 그는 가출 청소년들

에게는 견디기와 생존이 주요 테마라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그는 자신의 연구에서 가출 

청소년들이 매우 어린 나이에 배고픔과 가난을 겪어가며 인생과 타협하고 거리에서 어떻게 

생존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으며, 이들의 보고에 의하면 많은 성매매 청소년에게는 폭력과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유해한 가족과 가족사가 있었다고 한다. Greene과 Ennett(1999)은 가

출을 했거나 집 없는(homeless) 청소년과 성매매와의 관계를 알기 위해 전국 청소년 쉼터에 

살고 있는 청소년과 길거리 청소년(street youth)을 면담 조사하였다. 그 결과 길거리 청소

년(약 28%)들이 쉼터 청소년(약 10%)보다 더 많이 생존형 성매매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는

데 이러한 결과에 대해 그는 생존형 성매매가 집 없이 지내는 기간과 가출 청소년이 처해 있

는 환경과 관련되는 경제적 생존 전략이라는 가설을 지지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Nadon 등

(1998)은 여자청소년이 성매매에 개입하게 되는 원인을 살펴보기 위해 지역사회 거주 시설

(residential treatment center, detention facilities)에 살고 있거나 기관에서 취업 교육을 받

고 있는 청소년 중 성매매 경험이 있는 청소년(45명)과 성매매 경험이 없는 청소년(37명)을 

비교 연구하였다. 그 결과 성매매 청소년 집단의 경우 어린 시절 가정에서 성적, 신체적 학

대 경험이 많으며 부모가 알코올중독인 경우가 많고 그 외에도 대인 폭력 경험, 낮은 자존감, 

알코올 및 약물 남용이 높았다. 그러나 비교 집단과의 비교에서는 가출이나 약물사용에서만 

비교 집단보다 높았을 뿐 신체적 학대는 비교 집단이 더 높았으며 성적 학대에 있어서는 비

교 집단과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는 성매매에 관한 기존의 연구와는 매우 상이한 결과였

는데 그것은 비교 집단의 구성이 일반 청소년 집단이 아니라 비행이나 가출 등 다른 여러 가

지 문제로 시설에 거주하거나 기관에서 서비스를 받는 청소년들이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연

구자들은 가출이 성매매에 결정적인 작용을 하며 특히 청소년성매매의 경우에는 청소년의 

성격 변수보다는 성매매 행위를 정당화시키는 불충분한 상황이 더 중요하므로 청소년들의 

기본적인 욕구가 합법적 수단으로 충족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성매매 청소년을 예방하는 

길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김종휘(2001)의 연구에서는 성매매 경험 청소년의 51.3%가 가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고, 청소년 상담원의 조사에서도 성매매 경험 청소년의 48.6%

가 가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비행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또 다른 연구에서는 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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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이 있는 청소년 가운데 25.2%의 청소년이 청소년성매매 경험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

다. 윤선미(2011)는 가출 청소년들의 경우 그들이 가진 관계망이 불안정하고 자원이 열악하

여, 가출이 장기화될수록 청소년들의 생활을 어렵게 만든다고 한다. 이러한 어려운 가출생활 

과정에서 여자청소년들은 ‘어린 여성’이라는 위치로 인해 성매매의 대상이 되는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2. 지역사회와 청소년성매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역사회의 청소년성매매를 설명할 수 있는 이론들은 매우 다양

하였다. 이 절에서는 청소년성매매와 관련된 지역적 특성을 설명할 수 있는 요인들을 위에

서 살펴본 이론들을 중심으로 추출하여 보다 상세한 설명을 하고자 한다. 

1) 청소년을 위한 사회 안전망 

  

일상생활이론에서는 ‘범죄를 막아줄 유능한 감시자’가 있다면, 범죄가 일어날 가능성이 

낮다고 한다. 만약 청소년성매매 및 기타 폭력과 같은 위험을 방지하는 기관들이 청소년들 

주변에 많이 제공된다면, 이러한 기관들이 감시자로서 작용하여 청소년성매매 및 기타 폭력

을 방지하는 기능을 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이 연구에서는 청소년들이 폭력과 같은 위험에 당면했을 때, 도움을 제공하는 

지원서비스 기관과 청소년성매매와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청소년들이 폭력

과 같은 위험에 당면했을 때, 도움을 제공하는 지원서비스 기관에는 어떤 곳들이 있는 지 살

펴보면 [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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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기관 현황(대상) 주요내용

지역사회

청소년통합
지원체계

(CYS-Net)

전국 170개

위기 청소년들의 심리적, 경제적, 학업적, 대인 관계적 

어려움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지역사회 네트워
크로, 위기청소년에게 적합한 맞춤형 서비스를 원스톱으

로 지원

Wee센터
Wee클래스(2,045개)
Wee센터(124개)

Wee스쿨(3개)

학교, 교육청, 지역사회가 연계하여 학생들의 건강하고 
즐거운 학교생활을 지원하는 다중의 통합지원 서비스망

청소년

쉼터

일시쉼터(10개)
단기쉼터(49개)

장기쉼터(26개)

가출청소년에 대한 일시적인 생활지원, 상담 및 심리치

료, 가정･사회복귀, 중장기적인 자립지원

청소년

성문화

센터

전국41개

(유아･초･중･고생 부모 등 

전 국민)

멀티미디어를 활용한 영상자료 및 신생아 모형 등 다양
한 교구와 시청각 자료를 갖춘 상설 성교육 체험관에서 

아동･청소년이 전문 강사와 함께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

할 수 있도록 눈높이에 맞는 교육을 실시하여 건강한 성
가치관 형성을 돕고 성범죄 피해로부터 사전예방

청소년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 

전국14개
(청소년성매매피해자)

성매매피해청소년의 보호 및 자립･자활을 지원하여 성
매매재유입을 방지하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도모 

여성･학교
폭력피해자 

one-stop

지원센터

전국16개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학교폭력피해자)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학교폭력피해자에 대하여 365
일 24시간 상담지원, 의료지원, 수사지원을 한 속에서 

일괄적으로 통합 제공함으로써 피해자가 폭력피해로 인

한 위기상황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

 2012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등 재구성

[표 1] 각종 폭력 피해 청소년 지원기관

(1)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Community Youth Safety-Net, CYS-Net)

지역사회청소년 통합지원체계(이하 CYS-Net)는 ｢지역사회 내의 활용 가능한 자원을 모

두 연계해서 청소년을 효과적으로 돕기 위한 청소년지원 네트워크｣를 의미한다(청소년백서, 

2006:261). CYS-Net에서는 상담을 통해 위기청소년의 문제 및 욕구를 사정한 뒤 해결 및 

완화에 필요한 각종 서비스 제공기관에 연계하는 one-stop서비스를 제공하고, 청소년역량

강화를 통해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위기청소년의 지원사회안전망 구축을 

목표로 한다(이희창, 2008). 

CYS-Net은 16개 시･도 170개 시･군･구에서 청소년상담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운영되며, 

이 센터를 중심으로 청소년의 발견과 보호에 필수적 구성기관인 학교･교육청･노동관서,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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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립의료기관, 보건소, 청소년쉼터, 청소년지원시설을 필수연계기관으로 지정하여 연계와 

협력을 강화한다. CYS-Net은 이러한 지역사회연계망을 통하여 위기청소년을 발굴하고 보

호하며 상담, 정서적지지, 경제적 지원, 의료･법률･자립지원, 시설보호 등의 서비스 제공 및 

연계사업을 실시함으로서 청소년사회안전망 및 보호지원을 강화하려고 한다. 

2011년부터는 위기청소년사회안전망의 발굴과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학교-지역사

회를 연결하여 장기결석 및 학업중단 청소년의 정보를 학교 및 교육청에서 CYS-Net으로 

연계하며, 이와 관련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고 준비하고 있다. 2013년에는 전국 248개소로 

확대하여 시군구별 1개소씩을 설치할 계획이다. 이러한 CYS-Net에 대한 청소년 이용수도 

2006년에 2만 명에서 2010년에는 12만 명으로 대폭 증가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증가추세에 

비해 운영인력부족, 연계기관 협조 부족, 센터별 상담대기 기간이 길어짐, 적극적인 위기사

례 발굴 어려움, 지속적 사례관리의 어려움이 당면한 문제이다(윤덕경 외, 2011).

[그림 2] CYS-Net 운영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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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CYS-Net 사례지원과정 

(2) Wee 프로젝트 

학생위기상담종합지원서비스 Wee 프로젝트는 위기학생에 대하여 진단-상담-치료의 

one-stop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학교부적응 학생 해소 및 인적자원의 유실 방지를 목적

으로 2008년부터 추진되었다(박희동, 2012;위기 학생 지원을 위한 Wee 프로젝트의 발전 방

안 기획기사). 

여기서 Wee란 ‘We(우리들)+Education(교육)’,‘We(우리들)+Emotional(감성)’의 합성어이

고, 3차의 안전망으로 구축되어 있다. 1차 안전망은 단위학교의 Wee클래스, 2차 안전망은 지

역교육청의 Wee센터, 3차 안전망은 시･도교육청의 Wee스쿨(기숙형 장기교육 센터)이다. Wee

는 이러한 3차에 걸친 다중안전망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학습부진 치유, 위기학생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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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진로개발, 잠재력 발현으로 전인적 성장을 도모”한다. 더불어 이와 관련하여 지역사회의 

공공기관, 복지기관, 보건의료기관 등의 전문기관의 연계서비스망을 구축하려고 하며, 이러한 

서비스 네트워크는 [그림 4]와 같다. 

[그림 4] Wee 서비스 네트워크 

2008년 각각 530개, 31개소에 불과하였던 Wee클래스와 Wee 센터는 2012년 현재, 전국 

177개 교육지원청에 136개의 Wee 센터가 구축되었고, Wee 클래스는 전국 11,627개의 학교

(’11년 기준) 중 4,497개교로 확대되었다. 

그러나 박희동(2012)에 의하면 2008년 사업 시작 이후 Wee 프로젝트 사업에 대한 사회적 

요구와 중요성은 지속적으로 증대되고 있는 반면, Wee 클래스와 Wee 센터의 업무가 그 인

원과 역량에 비해 지나치게 과중되었다고 한다. 또한 그는 지금까지의 Wee 프로젝트 사업에 

대한 반성에 더하여 앞으로 지속될 Wee 센터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구조

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제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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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청소년쉼터 

가출청소년을 위한 청소년쉼터가 처음 설치된 것은 1992년 서울YMCA청소년쉼터가 개소

된 이래 1996년부터 광역시 중심으로 늘어나기 시작하였다. 청소년쉼터는 청소년복지지원

법 제14조 청소년쉼터의 설치･운영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청소년쉼터의 법적 정의를 

살펴보면 ①가출청소년의(대상) ②일시적인(보호기간) ③생활지원과 보호(서비스) ④가정･

사회로의 복귀(단기목표) ⑤중장기적으로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중장기목표) ⑥청소년복지

시설(청소년시설 유형)을 의미한다.

청소년쉼터는 시설특성에 따라 일시쉼터(고정형, 이동형), 단기쉼터, 중장기쉼터로 구분

되고 유형별로 사업목적과 내용이 다르다. 청소년쉼터는 가출청소년의 일시보호 및 숙식제

공, 상담･선도･수련활동, 학업 및 직업훈련 지원, 청소년가출예방을 위한 아웃리치(상담),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와의 연계협력강화, 청소년전화 1388과 청소년상담

지원센터와의 연계를 통한 상담 및 선도･보호 서비스 확충의 역할을 한다. 일시쉼터는 일시

보호 및 거리아웃리치 상담활동을 통해 가출예방, 조기발견 및 초기개입을 하며, 단기쉼터

는 상담･치료･예방 등 사례관리를 통해 가정 및 사회복귀 지원 또는 여타 기관으로 연계한

다. 중장기쉼터는 가정복귀가 어렵거나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가출청소년을 대상으로 2년 

내외의 기간 동안 보호하며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여 이들의 자립을 지원한다. 

청소년 쉼터의 운영 유형별 특징을 자세히 살펴보면, 첫 번째로 일시쉼터는 보호시설이라

기보다는 이용시설로서의 성격이 더 강해서 가출청소년은 물론 일반청소년도 자유롭게 이용

할 수 있는 시설이다. 거리청소년이 밀집하여 있는 현장에서 샤워, 세탁, 먹거리 등 접근성

이 높은 서비스를 24시간 이내의 시간동안 제공하며 숙박이 안 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

다. 그 이상의 기간 동안 보호를 원하는 청소년은 단기쉼터 등으로 연계해 준다(이종도, 

2010). 이러한 일시쉼터는 고정형 일시쉼터 8개소와 이동형 일시쉼터4) 2개소 총 10개의 일

시쉼터가 운영되고 있다.  

4) 이동쉼터는 차량을 이용하여 청소년밀집지역으로 직접 찾아가 거리에서 청소년을 만나는 쉼터이며, 가출을 고민

하거나 가출 중인 청소년에게 상담, 위기개입, 연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서울특별시립청소년이동

쉼터의 경우에는 화요일에는 연신내역, 수요일에는 천호동 로데오거리, 목요일에는 원효대교 아래, 금

요일에는 신림역에 위치하고 있다(http://www.nuryworld.kr/ 2012.10.22.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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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청소년쉼터 유형별 기능과 체계 

 

둘째로 단기쉼터는 주거생활 보호가 주 기능으로 주로 단순 가출의 형태를 띤 청소년을 

주 대상으로 하여 3개월 이내의 보호서비스 제공을 원칙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중장기쉼터와의 체계화를 위하여 서비스 제공기간을 합리적

으로 조정하도록 하고 있다. 단기쉼터는 대부분 주요 도시에 위치해 있으며 단기간 동안 의

식주 및 의료지원 등 보호서비스를 제공하고, 가정복귀 지원, 사회적응 지원 등의 복지서비

스 제공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이종도, 2010). 

셋째로 중장기쉼터는 가정이 없거나 집으로 복귀하기 어려운 가출청소년에게 6개월 이상 

최대 2년 이내의 기간 동안 보호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대부분의 중장기 쉼터는 주택가에 

위치하여 청소년이 안정된 환경 속에서 생활하면서 사회복귀와 자립에 필요한 준비를 하도

록 도와준다. 입소정원 7-10명 이내로 규정하고 있으며 청소년의 연령과 필요한 서비스에 

따라 보호기간에 차이를 두고 있다(이종도,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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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청소년성문화센터 

청소년성문화센터는 기존의 형식적이고 이론적인 성교육을 탈피하고 모든 아동･청소년들

에게 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실질적이고 체험중심적인 성교육을 제공하고자 여성가족부가 

2006년에 전국 16개 시도에 청소년성문화센터 설치･운영을 추진하기로 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윤덕경 외, 2011). 

청소년성문화센터는 2011년 고정형 41개소, 이동형 1개소가 운영 중이며, 주요사업으로는 

참여형학습이 가능한 고정형 및 이동형 청소년문화교육관을 설치, 지역 내 성교육 인력풀 

구축 및 관리, 성인지적 인권 통합교육 운영, 장애유형별 아동･청소년 성보호 교육을 운영하

고 있다. 

 

(5) 청소년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청소년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은 2004년 9월에 시행된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

한 법률의 제5조 제2항에 근거한 청소년지원시설로서 청소년인 성매매피해자 등을 대상으

로 숙식을 제공하고, 취학･교육 등을 통하여 자립을 지원하는 곳이다. 여기서 청소년이란 청

소년보호법 제2조 1항에 근거하여 만 19세 미만의 자를 말하며, 청소년성매매피해자 지원시

설에서는 숙식의 제공, 심리적 안정 및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 질병치료 및 건강관

리 등 의료지원, 수사기관의 조사 및 법원 증인신문에의 동행 등 법률지원, 자립자활교육, 

기술교육 실시 및 취업정보제공 뿐만 아니라 진학을 위한 교육을 제공하거나 교육기관에 취

학을 연계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입소기간은 1년이지만 입소인이 지원기간 연장을 희

망하고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당해 지원시설에 종사하는 상담원의 의견을 들어 입

소자가 19세에 달할 때까지 지원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6) 여성･학교 폭력피해자 one-stop 지원센터

여성가족부와 경찰청은 ‘여성･학교폭력피해자 one-stop 지원센터(이하 one-stop 지원

센터)’를 운영 중이다. 2005년 8월 31일 경찰병원 내 one-stop지원센터가 최초로 개소된 

이래 2010년 7월 현재 18개소가 설치되었다. one-stop지원센터는 학교폭력, 성폭력,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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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 피해자와 성매매 피해여성에 대해 24시간 언제든지 무료 상담을 제공하고, 여성경찰관 

24시간 근무 및 응급의료진 대기로 야간 진료가 가능하도록 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 이때 

진료비용은 국가부담으로 제공된다. 

이러한 one-stop의 사업목적은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피해자에 대하여 365일 24시간 

상담, 의료, 법률, 수사지원을 one-stop으로 지원하여 위기상황에 대처하여 여성폭력 피해

를 예방하고자 하는 데에 있다. 

구체적인 서비스 내용을 보면 센터 전담 산부인과 전문의가 있고, 응급의학과 24시간 진

료가 가능하며, 첨단 산부인과 의료장비를 구비하고 영상진료 및 증거자료 제공이 가능하

다. 특히 후유증 극복을 위한 정신과적 진료와 소아과 진료가 가능한 의료지원 시스템을 갖

추고 있다. 수사지원으로 진술녹화 및 상담 전문 여성경찰관의 24시간 근무, 피해자 조사와 

동시에 112, 117 및 각 지방청 여경기동수사대와 연계하여 신속한 수사절차가 진행되고, 사

건 직후 증거수집이 조기에 이루어져 가해자를 조기 검거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학교, 

여성폭력 전문 변호사 등 무료법률지원단이 구성되어 있고, 요일별로 센터에서 순환근무하

며 민형사소송절차 등에 대한 법률상담을 제공한다(강은영 외., 2011).

2) 청소년 유해환경 : 청소년을 위기로 유인하는 도시의 유해환경  

청소년 유해환경이라는 과제는 그동안 많은 학자들의 관심을 받아왔다(김준호·박정선, 

1995; 주희종, 1998; 박정선, 2002;청소년보호위원회, 2001). 주희종(1998)은 유해환경이 

청소년의 건전성장의 저해, 피해 및 비행화 세 가지 측면에 유해하다고 하였다. 박정선

(2002)은 유해환경의 존재가 비행의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보다는 청소년들에게 탈선의 기회

를 제공하고 비행친구들과 다양한 유형의 상호작용을 통해 비행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측면

에서 유해환경의 해악을 이야기하였다. CPTED의 측면에서도 영역성이나 감시가 쇠퇴한 지

역에서는 잠재적 범죄자들의 활동을 통제할 수 있는 장치들이 약화될 수밖에 없으며 따라서 

유해환경으로 인해 지역사회의 통제능력이 상실된 곳에서는 상대적으로 많은 범죄의 피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위의 연구들을 고려할 때 청소년유해환경은 거리청소년에게는 성매매피해를 당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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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회를 제공하고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다. 환경범죄학적 입장에서 살펴보았을 때 청소년

성매매의 발생은 상황적인 요인과 깊이 관계가 있고, 청소년 유해환경이 밀집된 지역이야 

말로 동기화된 범죄자, 적절한 범죄대상, 범죄를 막아줄 유능한 감시자의 부재라는 3요소가 

중첩되는 지역일 수 있다.  

그러므로 이 연구에서는 거리의 청소년들에게 성매매로 유인하는 청소년 유해환경이 무엇

인지를 확인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청소년 유해환경이 무엇인지 개념을 정리한 후, 청소년 

유해환경에 대해 서술하고자 한다. 

청소년 유해환경이란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발달에 장애가 되는 사회적, 심리적, 문화적, 

구조적인 모든 요소로 상호작용하는 사물, 외부의 압력이나 상황, 조건, 행위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서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저해하는 비교육적인 환경을 의미한다(고수현, 2008). 청

소년에게 유해하다는 것은 법률에 의하여 그 행위 자체가 모든 국민에게 금지된 것은 아니

지만, 그것을 아직 인성적으로 발달단계에 있는 청소년에게 유통시키거나 행하는 경우 법적

이 제재를 받게 되는 것을 말한다. 또한 유해개념이 상대적이기 때문에 환경이라는 요소를 

고려하여 그 자체가 유해한 것과 매체에 따라 유해해지는 것으로 구분하기도 한다. 예컨대 

성인용품점은 그 자체가 유해한 것이지만, 심야음식점 오락장 등은 그 자체가 유해하다기 보

다는 이러한 장소가 비행으로의 접근을 조장･촉진하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유해하다고 볼 수 

있다(김혜경, 2009). 이처럼 환경을 고려한 유해성은 연속적이면서 과정적 개념이며, 청소

년 유해환경이란 상대적인 개념이다.  

이러한 청소년 유해환경의 상대적 개념들을 고려하여 청소년보호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유

해업소를 이 연구에서는 청소년 유해환경으로 정의하고 살펴볼 것이다. 또한 청소년 유해환

경이란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저해하거나 방해하는 요소라는 점에서 지역의 낙후성도 청

소년 유해환경의 한 요소로 살펴볼 것이다. 

일탈장소이론(deviant palce theory)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범죄를 조장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행위나 생황양식과는 무관하게 잠재적 범죄자와 접촉하게 될 위험성이 많으며, 범죄

율이 높은 지역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피해자가 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또한 깨진창문이론에서는 지역의 비문화성(Incivility)과 범죄피해경험과의 관계가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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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비문화성이란 지역사회의 무질서나 쇠퇴를 유발하는 물리적 그리고 사회적 요인을 지

칭한다. 비문화성의 물리적 징후로는 건물의 퇴락한 외형, 쓰레기, 낙서 등을 들 수 있고, 사

회적 징후로는 공공장소에서의 음주, 청소년들의 집단 배회 등이 있다(이순래 외, 2010).

다시 말해, 깨진창문이론에서는 지역주민들이 비문화성 징후들을 접하게 되면 지역사회의 

응집력이 적어지고, 무관심하게 되어 범죄피해나 범죄발생이 더 많아진다는 것이다.  이러

한 지역의 비문화성 징후는 지역의 낙후성과 관련이 있고, 지역의 낙후성은 가출한 청소년

들이 밀집할 수 있는 근거를 구성하고, 성매매피해를 증가시킬 수 있는 요인도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 연구에서는 청소년을 위험으로부터 유인하는 지역사회의 유해환경을 유해업

소와 지역의 낙후성으로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1) 유해업소 

청소년 유해환경 중에서 대표적인 유해업소에 대해 ｢청소년보호법｣에서는 청소년 유해업

소를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업소’와 청소년의 출입은 가능하나 고용은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청소년고용금지업

소’라고 명시하고 있다. 다시 말해, 청소년 유해업소는 객관적으로 유해하다고 인정되고, 

법적으로도 청소년의 출입이 제한되고 있는 업소나 청소년들에게 비행이나 문제행동을 유발

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거나 또래 비행집단과의 관계를 매개시킬 수 있는 시설이나 장

소를 일컫는다(민인철･박병훈, 2010).업소의 구분은 그 업소가 영업을 함에 있어서 다른 법

령에 의하여 요구되는 허가･인가･등록･신고 등의 여부에 불구하고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영업행위를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민인철･박병훈,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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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유해업소5)

청소년

출입･

고용

금지

업소

(1)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접객업 중 유흥주점 또는 단란주점 영업

(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비디오물감상실업 및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노래연습장업

(3)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무도학원업, 무도장업

(4)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 의한 사행행위영업

(5) 전기통신설비를 갖추고 불특정한 사람 상호간의 음성대화 또는 화상대화를 매개하는 것

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영업.

(6)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약물 및 청소년유해물건을 제작･생산･유통하는 영업 등 청

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영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이를 고시한 것

청소년

고용

금지

업소

(1)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접객업 중

  - 휴게음식점영업으로서 주로 다류를 조리･판매하는 다방 중 종업원에게 영업장을 벗어나 

다류를  배달･판매하는 영업형태

  - 일반음식점영업 중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소주방･호프･카페 등의 영

업형태

(2)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숙박업, 이용업, 목욕장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

(3)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비디오물소극장업 또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게임제공업･복합유통게임제공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

(4)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의한 유독물영업

(5) 회비 등을 받거나 유료로 만화를 대여하는 만화대여업

(6)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약물 및 청소년유해물건을 제작･생산･유통하는 영업 등 청

소년의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영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이를 고시한 것 

[표 2] 청소년 유해업소 

  

또한 ｢청소년보호법｣ 에서는 청소년에게 유해한 요인들이 밀집되어 있고 청소년과 관련된 

비행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특정지역을 청소년통행금지구역과 제한구역으로 지정해 청소년

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사전에 차단해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를 구비하고 있다. 청소년보호법 제 25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청소년에게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구역을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또는 ‘청소년통행제한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 

청소년통행금지구역은 윤락행위가 행해지거나 행해질 우려가 있는 지역이며, 지방자치단

5) 유해업소의 구분은 그 업소가 영업을 함에 있어서 다른 법령에 의하여 요구되는 허가･인가･등록･신고 등의 여

부에 불문하고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영업행위를 기준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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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가 구역을 지정해 청소년에게 통행을 금지하게 된다(24시간 엄격하게 적용되는 구역). 기

존의 ‘미성년자 출입제한 구역’은 미성년자보호법이 폐지됨에 따라 ‘청소년통행금지구

역’으로 전환되었다(민인철･박병훈, 2010). 청소년통행제한구역은 청소년유해업소가 밀집

된 구역이거나 청소년유해매체물, 약물 등의 판매·대여, 유통행위가 빈번하게 행해지거나 

행해질 우려가 있는 곳을 지정해 일정 시간동안 청소년의 통행을 제한하는 구역을 말한다. 

청소년통행제한구역 내의 청소년통행제한시간은 하오 7시부터 다음날 6시까지를 기준으로 

하되, 지역특성에 따라 자치단체장이 적정한 시간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신축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청소년통행금지지역과 청소년통행제한구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제정이 의무화

되어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는 지방자치법에 의한 직무이행명령으로 강제가 가능하다. 

한편, 이들 통행제한구역과 금지구역은 친권자, 후견인, 교사, 기타 당해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를 동반하는 때는 청소년이 통행할 수 있다(민인철･박병훈, 2010).

학교보건법 제5조는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의 설정 내용을 담고 있다. 학교의 보건･위생 

및 학습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육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환경위생 정

화구역을 설정･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은 학교 경계선이나 학교설

립예정지 경계선으로부터 200미터를 넘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절대정화구역은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미터까지의 지역이며 상대정화구역은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미터까지의 지역 중 절대정화구역을 제외한 지역이 해당된다. 

정화구역 안에서 금지시설 및 행위는 ① 대기환경보전법·악취방지법 및 수질 및 수생태

계 보전에 관한 법률,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한 규제기준을 초과해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지

장을 주는 행위 및 시설 ② 총포화약류의 제조 및 저장소, 고압가스･천연가스･액화석유가스

제조 및 저장소 ③ 영화상영관(대학 이상은 제외), 제한 상영관 ④ 도축장, 화장장 또는 납골

시설, 폐기물수집장소, 폐기물처리시설, 폐기종말처리시설, 축산폐수배출시설, 축산폐수처

리시설, 분뇨처리시설 ⑤ 가축의 사체처리장 및 동물의 가죽을 가공·처리하는 시설, 가축

시장 ⑥ 전염병원, 전염병격리병사, 격리소, 전염병요양소, 진료소 ⑦ 호텔, 여관, 여인숙, 

당구장(유치원과 대학교는 제외), 사행행위장, 경마장, 경륜장 및 경정장 ⑧ 인터넷컴퓨터게

임시설제공업 시설, 비디오물 감상실, 비디오물 소극장, 복합유통계임제공업시설, 노래연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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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⑨ 만화가게, 담배자동판매기, 무도학원, 무도장, 특수 목욕장 중 증기탕 ⑩ 청소년정책

부처가 고시한 영업에 해당하는 업소가 이에 해당된다(민인철･박병훈, 2010). 위에서 논의

했던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와 청소년고용금지업소에 기초한  유해업소와 청소년통행금

지지역 및 제한지역 논의들을 바탕으로 이 연구에서는 청소년 유해업소를 주점업, 숙박업, 

오락장업, 마사지업 등으로 나누어서 살펴볼 것이다. 

업종 내용 및 예시

1 주점업

주점업에는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기타주점업이 포함된

다. 일반유흥주점업이란 접격요원을 두고 술을 판매하는 유흥주점

을 의미하며, 예로는 룸싸롱, 요정 등이 있다. 무도유흥주점업은 무

도시설을 갖추고 술을 판매하는 무도유흥주점업을 말하며, 카바레, 

나이트클럽이 그 예이다. 기타주점업은 대포집, 선술집 등과 같이 

접객시설을 갖추고 대중에게 술을 판매하는 기타의 주점을 의미하

며, 예로는 소주방, 호프집 등이 있다.  

2 숙박업

숙박업은 여관업을 근거로 한다. 호텔에서 제공되는 서비스가 없거

나 제한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숙박시설을 운영하는 산업 활동을 말

한다. 예를 들면 여관(모텔포함), 여인숙이 있다. 

3 오락장 운영업

오락장 운영업에는 컴퓨터게임방 운영업, 노래방연습장 운영업 등

이 포함된다. 컴퓨터게임방 운영업은 인터넷 또는 시디롬 등에 의한 

컴퓨터 게임을 주로 제공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산업 활동을 말하며, 

그 예로는 인터넷게임방, PC게임방 등이 있다. 노래방연습장 운영

업은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산업 활동을 의미한다. 

4 마사지업
일반대중에게 안마, 마사지 등으로 신체에 물리적 자극을 가하는 시

설을 운영하는 산업 활동을 의미한다. 

한국표준산업분류 종합색인표(2012, 통계청)재분류 

[표 3] 청소년유해업소의 내용과 예시

(2) 지역사회의 낙후성 

이 연구에서는 가출 및 성매매노출청소년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역적 속성 가운데 

하나로 지역사회의 낙후성6)을 살펴보고자 한다. 사회해체론의 전통에 있는 학자들은 낮은 

경제수준, 주거의 불안정, 사회통제의 약화와 같은 지역사회의 낙후성이 범죄의 증가를 가

져오는 원인이며, 이러한 지역에 가깝게 살수록 범죄피해가 가능성 또한 높다고 설명한다

6) 낙후지역에 대한 사전적 의미는 경제, 사회, 문화 등의 조건이 뒤떨어져 있고 갖추어지지 못한 것을 의미한다(동

아출판사, 2004; 송재복·안병철, 2005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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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nhauser, 1978; Bursik, 1988; Sampson and Groves, 1989). 

이러한 지역사회의 낙후성은 일생생활이론이나 구조적 선택이론 등과 같은 범죄기회이론

에서 논의되고 있는 근접성의 개념과 유사하며(Miethe and Meier, 1994). 이러한 근접성은 

범죄발생다발지역인 핫스팟(hot spots)으로도 설명될 수 있다(박성훈, 2010). 

지역사회의 낙후성과 관련하여 사회해체론자들은 공적 부조를 받는 사람들의 비율이 높은 

경우 등을 지역사회의 해체의 지표로 삼았다. 이현희(1994)는 사회해체이론에 근거를 둔 변

수로 생활보호대상자수, 평균교육수준, 자가소유비 등을 활용하여 범죄와의 관계를 확인하

였다. 그는 지역의 사회 인구학적 특성과는 별도로 지역의 주택형태와 같은 특성이 범죄발

생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고 한다. 또한 스코갠(Skorgn, 1990)은 무질서 개념을 이용하

여 지역쇠퇴의 과정을 설명하였다. 그에 따르면, 무질서는 지역사회의 통제력을 약화시킴으로

써 범죄발생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위의 논의들을 고려하여 이 연구에서는 지역낙후성을 기초생활수급자비율과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거주 비율을 고려하여 측정하고, 이러한 지역낙후성이 청소년성매매에 기회요소

인으로 작용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한다. 

청소년성매매 및 가출의 잠재적 원천이 같다고 가정하더라도 지역사회의 특성에 따라 그 

현상이 가시화되는 양상이나 발생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기존의 연구들을 살펴

보면 가출청소년과 성매매피해청소년은 다른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결과들이 제시되고 있다

(정혜원·박성훈, 2012). 이에 가출청소년과 성매매피해청소년의 지역적 속성 또한 매우 다르

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지도 살펴볼 것이다.

3) 청소년들의 이동(travel)과 대중교통

합리적 선택이론과 일상생활이론 그리고 환경적 요인을 고려한 이론에 기반을 둔 범죄패

턴이론에서는 개인의 경우 개인의 활동 공간(activity spaces)과 인식된 공간(awareness 

spaces)을 가진다고 한다(Paynich et al., 2010). 또한 그들은 문제행동을 일으키는 개인들

의 경우 활동하는 지점들이 있어서 그 지점들에 따라 일정한 경로로 이동하고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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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계

2011
수송인원(명) 1,509,528,662

수송수입(천원) 806,236,493

2010
수송인원(명) 1,475,348,937

수송수입(천원) 790,114,894

2009
수송인원(명) 1,450,530,740

수송수입(천원) 783,888,134

[표 4] 2007-2011 서울메트로 수송인원과 수송수입

(Brantinghan and Brantinghan, 2008; Rossmo, 2000; Bichler et al., 2011). 

다른 청소년의 문제행동들과 마찬가지로 청소년성매매 노출 청소년들도 일정한 이동패턴

을 보인다. 정혜원(2011a)에 의하면 가출청소년들의 경우 일정한 근거지가 있고, 근거지를 

중심으로 다른 활동지점으로 이동했다가 다시 돌아오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고 한다. 

특히 서울시는 편리한 대중교통으로 인해서 언제든지 청소년들이 손쉽게 다양한 유해환경

들이 집중되어 있는 지역(지점)으로 이동하는 것이 용이하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교통망과 

공간적으로 근접한 지역들을 중심으로 각종 유해환경들은 조성되기 쉬우며, 거리청소년이나 

성매매노출청소년들이 교통망을 중심으로 자연스럽게 특정한 공간에 집중된다고 예상해 볼 

수 있다.  서울시의 두 가지 대표적인 대중교통 수단인 버스와 지하철 중에서 많은 인구들이 

동시에 한꺼번에 이용하고 역사의 위치나 규모가 인근 지역의 사회경제적 환경에 막대한 영

향을 미치는 지하철망이 잘 구성되어 있다. 실제로 수도권 교통량 중에서 대중교통인 버스

와 지하철의 승객들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은 60%가 넘어서고 있고, 지하철 분담률은 36%가 

된다(박종수·이금숙, 2010). 

서울 메트로는 1호선, 2호선(본선, 성수지선, 신정지선), 3호선, 4호선으로 구성되어 있으

며 총 영업거리는 137.9km이고 총 역수는 120개이다. 평일 운행회수는 2,456회, 토요일 운

행회수는 2,227회, 휴일은 2,129회이며 운행시격은 2.3~6.5분이다. 1회선은 서울에서 청량

리까지 왕복 운행되며 2호선은 본선일 경우 성수에서 성수까지 순환 운행되며, 성수지선은 

성수에서 신설동까지 왕복 운행, 신정지선은 신도림에서 까치산까지 왕복 운행, 3호선은 지

축에서 오금까지 왕복 운행되고 4호선은 당고개에서 남태령까지 왕복 운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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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계

2008
수송인원(명) 1,446,924,426

수송수입(천원) 790,898,672

2007
수송인원(명) 1,431,757,456

수송수입(천원) 767,778,972

서울메트로 홈페이지 인용(2012.10.18. 검색) 

마지막으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서울 메트로(지하철 1~4호선) 운영실적을 살펴보면 

[표 4]와 같고, 수송인원과 수송수입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와 같은 수도권지역의 지하철망은 거리청소년들에게 어떤 장소이든지 이동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또한 성매매노출청소년들의 경우 거리생활을 하는 경우가 매우 많으며, 가출

과 성매매는 매우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그러므로 이 연구에서는 거리청소년들의 활동공간들이 지하철망을 중심으로 어떻게 형성

되어 있는지, 그리고 거리청소년들의 거주 공간, 노는 공간, 가출 시 숙식공간, 성매매피해공

간들이 이동수단인 지하철망과 관련하여 어떻게 형성되고 있는지 살펴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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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장
연구방법

이 연구는 설문조사와 공식통계를 이용한 양적방법론을 활용하였다. 또한 자문회의 등을 

통해 다양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자 노력하였다. 

제 1절 자료수집

1. 설문조사 자료수집 

이 연구의 대상은 가출경험이 있거나 현재 가출상태인 13세 이상 20세 이하의 청소년7)들

을 대상으로 하였다. 가출경험이 있거나 현재 가출상태인 13세 이상 20세 이하의 청소년들

의 모집단을 확인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그러므로 이 연구에서는 판단추출법

(Judgement Sampling)을 사용하여 표본을 추출하였다. 판단추출법이란 조사자가 조사대상

을 선정함에 있어서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주관적인 판단에 의하여 조사목적에 적

합한 사람을 선택하는 방법으로서 전형추출법이라고도 한다. 다시 말하면 조사자가 그의 지

식과 경험에 의하여 모집단을 잘 대표한다고 판단되는 전형적인 추출단위를 표본으로 선택

하기 때문에 전형추출법이라고 하는 것이다. 

이 방법은 할당추출법에서처럼 다양한 층 안에서 할당량이 정해질 필요가 없고 편의추출

법에서처럼 가장 가까이 있는 대상을 선택하지도 않는다. 판단추출법에서는 연구자가 어떤 

객관적인 근거와 판단으로 표본을 추출하고 표본을 구성하게 되었는지가 매우 중요하다. 그

러므로 이 연구에서 어떤 근거를 가지고 어떻게 자료가 수집되었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서

술하고자 한다. 

7)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아동·청소년을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그러나 이 연구의 연구 현

재 가출 중이거나 가출경험이 있는 청소년들로 대상을 찾기가 어렵고, 최근 가출연령이 낮아지는 점, 가출경험이 

많을 경우 연령 등이 높을 것을 고려하여 연구대상의 연령 폭을 13세 이상 20세 이하로 넓혀 조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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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청소년에 대한 공식자료는 대부분 경찰에 신고 접수된 사례에 기초한다(김향초, 

2009). 경찰청으로부터 자료를 제공받아 통계청에서 게시한 2000년부터 2010년까지의 가

출청소년으로 신고 된 사례는 아래의 [표 5]와 같으며, 매년 1~2만 명 선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표 5]의 수치는 경찰에 신고 접수된 사례건수에 기초한 것으로 신고 되지 

않은 가출청소년까지 포함된다면 실제 가출청소년의 규모는 이보다 훨씬 클 것으로 예상된다. 

연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전체 50,621 61,319 50,099 60,499 63,142 46,149 42,269 45,045 54,650 55,714 60,123

청소년 18,442 18,276 14,865 13,374 16,894 13,294 9,390 12,240 15,337 15,118 19,445

2005년 이전 청소년 범위(9~20세미만), 2006년 이후(실종아동법 시행이후 14세~20세미만)

[표 5] 가출 청소년 신고 현황

그러므로 가출청소년 전체 모집단을 확인한다거나 표본조사를 위해 모집단추출틀을 확보

하는 작업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때문에 이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자를 가출경험

이 있거나 가출한 13세 이상 20세 이하의 청소년으로 규정하고, 이들의 일부를 대표할 수 있

다고 판단되는 가출청소년들이 거주하는 쉼터를 조사대상으로 설정하였다.  

청소년쉼터는 1991년 청소년기본법이 제정되고 1992년 최초로 청소년쉼터가 설치되었으

며, “국민의 정부”에서는 ｢청소년 선도 예방활동 강화｣를 국정과제로 선정하였고, “참여

정부”에서는 ｢가출청소년 쉼터 확대｣를 대선공약으로 추진되었다. 2003년에는 “청소년복

지지원법”이 제정(2005년 2월 시행)됨으로써 청소년쉼터의 법적인 설치근거가 마련되었

다. 초기에는 한 가지 유형으로 운영되다가 가출청소년의 상황 및 욕구수준을 고려하여 지

원 서비스 내용을 차별화 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2004년 드롭인 센터(일시쉼터)를 설치하기 

시작하였고 2005년부터는 중장기적인 보호필요성이 제기되어 중장기쉼터를 설치하여 운영

하기 시작하였다(청소년백서, 2011). 

여성가족부가 운영･지원하는 쉼터의 종류는 일시쉼터･단기쉼터･장기쉼터이며 그 유형별 

기능과 2011년 청소년쉼터의 현황은 [표 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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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일시쉼터(10개소) 단기쉼터(48개소) 중장기쉼터(25개소)

기간 24시간 이내 일시보호 3개월 내외의 단기보호 2년 내외 이상 중장기보호

이용대상
일반청소년, 

거리생활청소년8)
가출청소년 자립의지가 있는 가출청소년

기능

-위기개입상담, 진로지도, 

적성검사 등 

상담서비스제공

-가출청소년구조･발견, 

청소년쉼터와 연결

-먹거리, 음료수 등 

기본적인 서비스 제공 등

-가출청소년문제해결을 위한 

상담･치료서비스 및 

예방활동 전개 의식주 및 

의료 등 보호서비스 제공

가정 및 사회복귀를 위한 

가출청소년 분류, 

연계･의뢰서비스 제공 등

-가정복귀가 어렵거나 특별히 

보호가 필요한 위기청소년을 

대상으로 전환형, 가족형, 

자립형, 치료형 등 특화된 

서비스 제공

위치
이동형(차량)

고정형(청소년유동지역)
주요도심별 주택가

지향점
가출예방, 조기발견, 

초기개입
보호, 가정 및 사회복귀 자립지원

연장

가능성
1회에 한하여 연장가능 1회 1년에 한하여 연장가능

입소경로
쉼터별 표적 집단에 해당되는 청소년

관계기관으로부터 의뢰를 받을 때

퇴소경로

지원기간이 만료된 경우

퇴소 또는 이용중단을 희망하는 경우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소한 경우

보호자의 양육요청시 귀가가 부적당한 경우가 아니면 귀가조치 

자료: 여성가족부(2011) 

[표 6] 2011년 청소년쉼터 현황

연구의 효율성을 위해 지역을 수도권으로 한정한 후, 수도권소재 가출 청소년쉼터 현황을 

살펴보면 서울소재 청소년쉼터는 13개, 경기소재 청소년쉼터는 20개, 인천소재 청소년쉼터

는 7개로 나타났다(2009년 9월 기준).

청소년쉼터 이외 가출경험이나 가출한 청소년들을 보호하거나 초기개입을 하고 있는 시설

8) 일시쉼터의 표적 집단은 “가족이나 사회와 유대가 없거나 약하여 거리에 노출되어 있는 ”거리청소년“으로 함. 여

기서 거리청소년이란 노숙청소년과 배회청소년을 포괄하는 개념임. 노숙청소년이란 가족과 사회와의 관계가 심

각하게 단절되어, 이미 가출하여 오랜 시간을 보내며 거리에서의 생존방식에 익숙해져 있는 집단을 의미하고, 배

회청소년이란 가족과의 관계가 약하지만 그 정도가 경미한 수준으로, 가출과 사회부적응의 위험이 있지만 거리

에서의 생존방식에 익숙해지지는 않으며, 사회서비스에 대한 탐색과 이용의사가 있어, 비교적 간단한 예방적 접

근으로 건강한 기능 상태를 유지 또는 회복할 가능성이 높은 집단을 의미함. 배회청소년은 외형적으로는 심각한 

문제가 표출되지 않는 집단으로서, 일반적인 청소년 집단을 포괄적으로 포함할 수 있음(국가청소년위원회. 2008, 

청소년쉼터운영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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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기관을 추가하였다. 우선, 청소년인 성매매피해자 등을 대상으로 숙식을 제공하고 취학･

교육 등을 통하여 자립을 지원하는 청소년지원시설 5개소(서울, 경기 및 인천지역에는 시설 

없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매매피해청소년에게 치료･재활교육을 

실시하여 재유입을 방지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과정인 청

소년성장캠프를 운영하고 있는 위기청소년교육센터 3개소(서울, 경기, 인천), 1년 이상 일정

한 공간에서 거리청소년 아웃리치를 하고 있는 민간단체 2개소(아웃리치 지역 : 서울, 경기)

를 추가하였다. 

조사는 1차 조사와 2차 조사로 나누어서 실시하였다. 1차 조사는 6월 4일부터 29일까지 

실시되었고, 2차 조사는 7월2일부터 8월 10일까지 실시되었다. 1차 조사는 청소년쉼터를 중

심으로 조사하였고, 2차 조사는 일시쉼터 가운데에서도 이동형쉼터, 아웃리치를 하고 있는 

민간단체들과 함께 라포가 형성된 거리청소년들을 조사하였으며, 남녀비율을 고려하여 할당

하였다9). 

1차 조사는 한국가출청소년쉼터협의회의 협조를 받아 서울지역 가출청소년쉼터 7개소, 경

기지역 가출청소년쉼터 21개소, 인천소재 가출청소년쉼터 9개소 총 37개소에 입소 중인 가

출청소년에게 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설문조사에 동의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자기

기입식으로 조사되었으며, 두 가지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하나는 교육받은 조사원이 직접 

쉼터에 가서 설문지에 대해 설명하고 설문조사를 하는 방식과 쉼터에 종사하시는 상담원선

생님들의 협조를 얻어서 상담원선생님들의 지도 아래 설문조사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

다. 1차 조사 기간 동안 총 273부가 조사되었다. 

2차 조사는 청소년성매매지원시설 5개소, 위기청소년교육센터 3개소, 민간단체 2개소와 

서울시 일시쉼터와 이동쉼터에서 조사가 진행되었다. 특히, 아웃리치를 진행하고 있는 쉼터

와 민간단체들의 도움을 얻어서 쉼터 혹은 민간단체와 라포가 형성된 거리청소년들에게 설

문지를 배포한 후 자기기입식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2차 조사기간에는 125부 조사되

9) 이 연구의 목적이 성매매피해청소년의 공간패턴 연구이기 때문에 여자와 남자의 비율을 고려하여 오버샘플링하

였다. 성매매피해청소년들의 경우 남자인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 여자청소년들이 대상인 경우가 많다. 또한 

기존의 연구들을 살펴보면 가출과 청소년성매매는 매우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으며, 2010년 경찰청자

료에 의하면 남자청소년은 6,657명, 여자청소년은 12,788명 정도가 가출을 하고 있다. 2010년 청소년 

성별 가출 비율을 고려하여 연구대상의 여자청소년과 남자청소년의 표본 수를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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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서 총 398부 조사되었다. 

2. 공식통계 자료수집10)

이 연구의 공식통계는 크게 3가지 자료로 구성되었다11). 첫째는 종속변인으로 사용되는 청

소년성매매 검거건수와 검거인원, 둘째는 지역사회변인, 마지막으론 기타 사회 인구학적 

요인으로 구성되었다. 각 변인들은 2011년을 기준으로 하여 2010년, 2012년도 자료도 함

께 수집하였으며, 일부자료의 경우에는 2011년 자료를 수집하지 못하여 2010년 자료만 

수집한 경우도 있다. 

첫째, 종속변인으로 사용되는 청소년성매매 검거건수와 검거인원은 경찰청의 정보공

개를 통해 2010년과 2011년 자료를 수도권 자치구별로 수집하였다. 

둘째, 지역사회변인은 청소년을 위한 사회안전망과 청소년 유해환경으로 나누어서 정보 

수집을 하였다. 청소년 유해환경은  수도권 자치구별로 분류된 2010년 전국사업체조사결과을 

통계청으로부터 수집하였다12). 2010년 전국사업체조사결과를 중심으로  수도권 자치구별로 

유해업소를 4개 업종으로 재분류하여 정리한 후 지리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 사용하였다. 

청소년을 위한 사회안전망은 성매매피해청소년보호 및 예방서비스와 폭력피해청소년 지

원기관을 2012년 기준으로 수집하였다. 그러나 일부자료의 경우는 2011년도 자료를 활용하

였다. 성매매피해청소년보호 및 예방서비스는 성매매피해청소년지원시설 수와 위기청소년

교육센터 수를, 폭력피해청소년 지원기관은 Wee센터 수, 청소년쉼터 수, 청소년성문화센터 

수, 성폭력상담소 수, 성폭력보호시설 수, one-stop지원센터 수 등을 자료 조사하였다.  

셋째, 사회 인구학적 요인은 수도권 자치구별 청소년인구, 총인구,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수, 재산세,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수, 아파트 수 등을 조사하였다. 

 

10) 공식통계자료는 중앙대 사회학과 박사과정 윤선미의 도움을 얻어 수집하였다. 

11) 공식통계자료는 본 보고서에 수록된 것 이외, 한국형사정책연구원으로부터 2010년 전국범죄피해조사 원자료와 

서울시로부터 용도지구(GIS파일), 수도권 자치구별 버스정류장 위치 등을 많은 자료를 수집하였으나 전부 본 

보고서에는 활용하지 못하였다. 

12) 자료수집시점에서 2011년 전국사업체조사는 데이터클리닉 중이라서 일반인에게 정보공개를 할 수 없는 상태이

기 때문에 가장 최근자료라고 할 수 있는 2010년 자료를 활용하였다.  



58

성매매 피해청소년의 공간패턴 연구

내용(출처)

1
청소년성매매 

검거건수 및 검거인원

 ○ 2010~11년 수도권 자치구별 청소년성매매 검거건수 및 검거인

원(경찰청)

2 지역사회변인

○ 전국사업체조사 결과 

○ 수도권지역 자치구별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아파트 

○ 성매매피해청소년 보호 및 예방서비스

  - 수도권지역 자치구별 성매매피해청소년 지원시설 수

  - 수도권지역 자치구별 성매매피해청소년 위기청소년교육센터 수

○ 폭력피해청소년지원기관 

  - 수도권지역 자치구별 Wee센터 수

  - 수도권지역 자치구별 청소년쉼터 수

  - 수도권지역 자치구별 청소년성문화센터 수

  - 수도권지역 자치구별 성폭력상담소 수

  - 수도권지역 자치구별 one-stop지원센터 

○ 수도권지역 자치구별 지하철역사 및 지하철노선 위치 

○ 수도권지역 자치구별 버스정류장 위치 

○ 수도권지역 지하철역사 및 지하철노선 위치 

3 사회인구학적변인 

○ 수도권지역 자치구별 청소년인구 

○ 수도권지역 자치구별 총인구

○ 수도권지역 자치구별 기초생활수급대상자수

○ 수도권지역 자치구별 재산세  

[표 7] 공식통계 자료수집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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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조사 내용

사회 인구학적 요인(4) ∘연령, 성별, 학교재학상태, 가족거주지, 가출여부

현재
거주 장소 및 노는 장소(7)

∘현재 먹고 자는(숙식)장소

∘현재 먹고 자는 지역

∘현재 먹고 자는 장소의 주변 건물이름

∘현재 노는 장소

∘현재 노는 지역

∘주로 노는 장소(순서)

∘주로 노는 장소의 주변건물이름

과거 가출 시 숙식장소(3)

∘과거 가출시 가장 많이 먹고 잤던(숙식)장소

∘과거 가출시 가장 많이 먹고 잤던(숙식)지역

∘과거 가출시 가장 많이 먹고 잤던(숙식)장소의 주변 건물이름

과거 성매매 장소(9)

∘성산업 관련 업종 종사 여부

∘경험한 성산업 종류

∘조건만남 장소

∘조건만남 장소 선정자

∘자주 가는 조건만남 장소

∘자주 가는 조건만남 장소의 지역과 주변건물이름

제 2절 조사내용

이 연구는 가출청소년의 공간패턴을 파악하기 위해 지리정보시스템(GIS)을 이용한다. 그

러므로 설문문항을 어떻게 공간적으로 시각화할 수 있는 자료의 형태로 연결시킬 수 있는가

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연구에서는 다양한 절차를 이용하여 

설문문항을 구성하였다. 

첫 번째, 문헌조사 및 관련 현장 전문가들의 의견을 얻어 설문내용을 구성하였다. 

두 번째, 설문내용을 구성한 이후에는 자문회의와 사이버또래상담실 상담원과 쉼터 및 청소

년성매매지원시설 입소 청소년들의 검토를 통해 설문지의 내용타당도를 검토하였다. 

세 번째, 설문지의 내용타당도를 확인한 이후에 가출 및 성매매 경험이 있는 청소년 10명

을 대상으로 사전조사를 실시하였다. 사전조사를 통해 표현의 명확성, 반응하기 어려운 문

항 유무, 질문의 순서효과, 설문조사 진행시 절차상의 문제점을 확인하여 최종 설문지를 완

성하였으며, 구체적인 설문내용은 [표 8]과 같다. 

[표 8] 설문조사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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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조사 내용

∘주변 친구들의 경험을 토대로 한 조건만남장소, 지역, 주변건물이름

과거 비행 장소(4)

∘폭행경험 및 장소, 지역, 주변건물이름

∘패싸움경험 및 장소, 지역, 주변건물이름

∘삥뜯기경험 및 장소, 지역, 주변건물이름

∘약물경험 및 장소, 지역, 주변건물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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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절 분석방법

1. 지리정보시스템(GIS)을 이용한 범죄지도그리기(mapping)

범죄 연구에 있어서 공간은 매우 중요한 맥락을 지닌다. 도시 연구자들은 특정 사회현상

에 대한 지리적 연관성을 찾기 위한 노력을 했는데 범죄는 다른 어떤 도시문제들 보다 공간

적 특성을 뚜렷하게 보여주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에 따라 많은 도시지리학자들의 연구 대상

이 되었다. 현재 가장 왕성한 공간분석 연구자인 Luc Anselin이 개발하여 운영 중인 Geoda 

프로그램만 보더라도 예제파일로 제공되는 자료가 오하이오 주 컬럼버스시의 범죄 자료이

다. 도시범죄 발생과 관련된 이론적 전통들도 범죄의 공간적 맥락을 지지한다. 먼저 소위 사

회해체 이론(social disorganization theory)에 따르면 범죄발생이 범죄자의 개인적 특성은 

물론 지리적이고 환경적인 특성들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고 설명한다. 즉 지역의 인구 

통계적이고 사회경제적 특성들이 범죄에 영향을 준다고 지적하면서 “공간”의 외연적 환경

을 강조한다. 일상활동이론(routine activity theory)은 범죄 발생의 3가지 중요한 조건들을 

제시한다. 즉 이 견해는 범죄자의 동기(motivation), 범죄의 대상(target), 또한 범죄발생을 

억제할 수 있는 보호자(guardianship)의 부재 등의 상황들이 동시에 결합될 때 범죄는 발생

한다고 본다. 그런데 이러한 중요한 3가지 조건들은 범죄자는 물론 범죄피해자들의 공간적

인 활동 영역과 밀접한 관련성을 갖는다고 볼 수 있으며 범죄의 기회가 늘어날 확률은 시간

적이고 공간적으로 상기 조건들이 일치되었을 때 높아진다는 것을 암시한다. 결국 도시범죄

의 두 가지 주요 이론들을 살펴본 바에 따르면 결국 범죄가 갖는 공간적 특성들을 충분히 통

제할 때 범죄 발생의 가능성을 효과적으로 조절할 수 있다는 결론을 도출 할 수 있다. 이러

한 측면에서 범죄의 공간적 특성을 밝히고 분석하는 방법은 도시범죄의 연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범죄지도그리기(crime mapping)은 기본적으로 경찰 등 법집행기관들(law enforcement 

agencies)에 의해서 범죄 발생 패턴들을 지도를 그려서(map), 시각화시키고(visualize), 분석

하기(analyze) 위하여 사용되는 기법이다. 특히 지리정보시스템(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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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이용해서 범죄지도를 그리는 것은 범죄분석에 있어서 일반적인 범죄의 경향과 패턴을 보

여는 것과 동시에 범죄 다발지역인 핫스팟(hot spots)을 확인시켜주는데 많은 도움을 준다. 

GIS를 사용해서 범죄 분석가들은 센서스의 인구통계 자료, 학교나 상점의 위치 정보 등과 

같은 다양한 이질적인 자료들을 중첩시킬 수 있다. 이러한 시도는 실제 법집행 기관이 도시

의 범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적절한 전략들을 고안하고 범죄 연구자들이 범죄의 숨겨진 

원인들을 보다 더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을 준다. GIS는 경찰력의 지리적 배치와 할당 혹은 

응급 지역들에 파견과 같은 다양한 공권력의 활동에 매우 유용한 도구이기도 하다. 범죄지도

는 범죄자들의 공간적 행태(spatial behavior)를 설명하는데 많은 도움을 준다. 최근 들어서 

범죄지도 만들기와 범죄지도의 분석은 공간적 자기상관(spatial autocorrelation)과 공간적 

이질성(heterogeneity)등으로 대변되는 공간자료의 본원적인 특징과 한계를 통계적인 기법

들을 통해서 설명하는 공간자료분석 기법들과 연결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절에서 탐

색적 공간자료분석을 다루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자 한다. 컴퓨터 기반에 의한 범죄지도그

리기에 대한 연구는 1986년 미국의 법무연구소(National Institute of Justice)가 시카고 경찰

청에 지역사회 범죄와 경찰과 연계된 범죄지도그리기를 위한 연구프로젝트를 지원하면서 최

초로 구체화되었다. 이 프로젝트는 시카고 경찰국에 의해서 일리노이대학교(University of 

Illinois at Chicago)와 노스웨스턴 대학교(Northwestern University), 근린지역 안전을 위한 시

카고 연맹(the Chicago Alliance for Neighborhood Safety) 등의 기관들과 협력하여 수행되었

다. 이 프로젝트의 성공은 결국 범죄지도그리기라는 기법을 미국 내 전역에 걸쳐서 파급시킨 

계기가 되었다. 범죄연구자들은 범죄지도그리기를 범죄 예측(crime forecasting), 지리적 프

로파일링(geographic profiling)과 같은 전략적인 분석에서는 물론 범죄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도시정책들 마련하는데 있어서 보다 더 나은 의사결정에 있어서도 응용한다. 보다 구체적으

로 범죄지도그리기는 투옥 및 재범의 공간적 패턴을 이해하고 대상 자원들과 프로그램들을 

도와주며 범죄예방이나 범죄감소프로그램들을 평가하여 궁극적으로 범죄의 원인들을 훨씬 

깊이 이해하는데 활용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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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탐색적 공간자료분석(Exploratory Spatial Data Analysis)

탐색적 공간자료 분석은 원래 탐색적 자료 분석(exploratory data analysis)에서 확장된 

개념이다. 탐색적 자료 분석은 기존의 통계학이 정보의 추출에서 가설 검정 등에 치우쳐 자

료가 갖고 있는 본연의 의미를 찾는데 한계가 있음을 인식하고 주어진 자료만 가지고도 충

분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탐색적인 자료 분석 방법들이 발전한 데서 비롯되었

다. 박스 플롯 등은 대표적인 탐색적 자료 분석의 예인데 결국 자료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위한 다양한 탐색적 기법들을 활용하는데 그 의의가 있으며 탐색적 공간자료 분석은 그 자

료가 공간적인 특징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탐색적 공간자료 분석은 공간 자료의 충분한 

서술을 목적으로 하며 이는 곧 공간 자료를 통한 가설 검정 및 모형 설정으로 발전시키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탐색적 공간자료 분석은 자료의 그래픽 표현을 강조하고 분석단

위들 혹은 변수들 간의 관계들의 의미 있는 군집들을 표시하기 위하여 고안된다. 이러한 표

현들은 대개 지도의 형태를 취하게 된다. 결국 탐색적 공간자료 분석은 보다 더 구체적으로 

공간적 분포를 서술 및 시각화하여 비정형적인 장소들(atypical locations)이나 공간적 이상

치(spatial outliers)를 확인하고 공간적 관련성의 패턴들과 군집이나 핫스팟들을 발견하고 

공간적 이질성의 형태나 공간적 체제(spatial regimes)를 제안하는 일련의 테크닉들의 집합

이다 (Messnere, 1999).

탐색적 공간자료 분석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공간자료만의 특성을 보여주는 공간적 자

기상관(spatial autocorrelation)이다. 공간적 자기상관은 한 변수에 대해 한 지역의 관측치

가 다른 지역의 관측치와 서로 연관되어 있는 공간적 연관성(spatial association)을 갖는지를 

보여주며 따라서 자연스럽게 공간단위의 상대적 위치나 배열, 거리 등을 반영하게 된다(최

은영, 2003). 만약 어떤 지역에서 높은 값을 가질 때 이웃하는 주변지역의 값들도 함께 높거

나 어떤 지역에서 낮은 값을 가질 때 이웃하는 주변지역의 값들도 함께 낮으면 정적인(+) 공

간적 자기상관을 보인다고 한다. 반대로 어떤 지역에서 높거나 낮은 값을 가질 때 주변 이웃

지역들의 값이 반대로 낮거나 높은 값을 갖게 되면 부적인(-) 공간적 자기상관을 보인다. 공

간적 자기상관은 전역적인 지표와 국지적인 지표로 구분할 수 있는데 우선 전역적 지표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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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펴보기로 한다. 

 ① 전역적 공간분포패턴 분석

전체 연구 지역에 걸쳐 나타나는 공간분포패턴을 공간적 자기상관에 초점을 맞추어 측정

하는 대표적인 도구로는 Moran’s I와 Geary’s c가 있다. 양 지표 모두 이웃지역의 공분

산의 합과 관련이 있는데 여기서는 이 연구가 분석에서 활용할 가장 대표적인 통계치인 

Moran’s I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지표의 수식은 아래와 같다.













 






 






    

여기에서 은 공간단위의 수, 는 공간가중치 행렬에서의 값을 의미한다. 는 지역 

전체 인구에 대한 지역 연구집단(object group)의 비율이며 는 의 평균이다. 공간적 연

관 패턴 분석에서는 이웃(neighbor) 구조를 정의하는 공간가중치 행렬(spatial weight 

matrix)이 중요하다. 공간가중치 행렬은 공간상의 모든 지역을 행렬로 구성한 후 공간적 근

접성이나 상호작용을 바탕으로 각 지역과 나머지 지역 간의 관계를 가중치의 형태로 표현한

다. Moran’s I는 전역적 지수이기 때문에 전체 지역의 분리 정도가 하나의 숫자로 요약된다. 

따라서 경우에 따라 특정 지역에 대한 공간적 연관성의 정보를 전혀 제공할 수 없는 한계를 

지닌다.

② 국지적 공간분포패턴 분석

앞에서 설명한 전역적 지수는 미시적 단위에서의 특정 변수값의 공간적 맥락을 파헤치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에 Luc Anselin(1995)은 개별 지역에서 이웃의 주변 지역들과의 관련성

만을 측정한 로컬(local) Moran’s I를 개발하였다. 다음은 로컬 Moran’s I의 수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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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로컬 Moran’s I값은 해당지역(reference area)과 이웃지역(neighbor area)이 평균

에서 얼마나 벗어나 있는지와 연관이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국지적으로 매우 동질적이라

도 값들이 평균과 유사하다면 Moran’s I값은 낮게 나올 수 있다. 따라서 로컬 Moran’s 

I는 공간적 군집과 이상치를 찾는데 유용하다고 할 수 있다. 로컬 Moran’s I의 또 하나의 

특색이자 강점은 통계적 검증 방법을 갖고 있다는 점이다. Geoda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Moran scatterplot과 Moran significance map 등의 시각화된 결과를 함께 산출하여 측정

한 국지적 공간적 자기상관의 통계적 유의성을 제시할 수 있다.

3. 점 사상(point feature)에 대한 공간분포패턴 분석13)

범죄가 발생한 장소를 구체적으로 알려주는데 있어서 점 사상은 면 사상(polygon 

feature)보다 여러 이점들이 있으며 특히 공간 단위를 미시적으로 좁힐수록 점 사상 자료의 

강점은 두드러진다. 이 연구에서는 특히 수도권 위기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

하여 그들의 거주, 놀이, 가출 등 일련의 활동관련 변수들에 대한 공간적 정보를 통해서 점 

사상 공간자료를 생성해서 분석에 이용하였다. 현실세계에서 점(point)의 형태로 표현되는 

사상은 공간상에 일정한 분포패턴을 나타낸다. 점 사상의 분포패턴은 규칙적(regular), 임의

적(random), 군집적(clustered)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러한 점 사상의 분포유형은 

아래 [그림 6]과 같이 표현될 수 있다.

13) 이어지는 점 사상 공간분포패턴에 대한 분석기법 설명은 국토연구원에서 발간된 “GIS기반 공간분석방법론 개발 

연구(김영표·임은선, 2003)”의 내용을 요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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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집분포                 규칙분포               임의분포 

[그림 6] 점 사상의 분포패턴

규칙적 패턴은 점과 점 사이의 간격이 규칙적으로 배열된 분포를 나타내며, 군집적 패턴

은 점들이 밀집되어 있는 상태로 각 점과 이웃하는 점과의 간격이 매우 좁게 나타난다. 임의

적 패턴은 점 사이의 간격이 규칙성이 없이 임의적으로 분산되어 있다. 흔히 군집화된 패턴

과 규칙적 패턴은 시각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분포패턴 유형의 판단을 위해서 

통계적인 분석방법이 사용된다. 이러한 점 사상 공간패턴을 분석하기 위하여 이 연구에서 

활용할 몇 가지 기법들을 간략하게 소개한다.

① 최근린분석(Nearest-Neighbour Analysis)

최근린분석은 점과 점간의 상호작용에 초점을 맞춘다. 공간상에 표현된 점의 패턴이 점간

의 상호작용에 의해 형성된 것인지 아니면 임의로 분포한 것인가를 분석하는 것이다. 점들 

간의 분포패턴이 상호 관련성에 의해 형성된 것이면, 그 분포는 밀집 혹은 규칙적이라 할 수 

있다. 점들간 공간적 상호작용에 대한 분석으로 점들간 공간적 상호의존성(spatial 

dependence)을 잘 파악할 수 있으며, 최근린분석 방법에 의해 분포특성을 분석할 수 있다. 

최근린분석 기법은 지리공간상에서 가장 가까운 두 점 사상간의 거리를 측정하여 분포패턴

을 파악한다. 이 방법은 어떤 임의의 점으로부터 다른 점들까지의 거리를 측정한 후, 각 지

점에서 가장 가까운 다른 지점까지의 거리를 평균하여 관측된 평균 최근리거리를 산정한다. 

점 분포패턴으로부터 기대되는 평균 최근린 거리 는 아래 수식에 의해서 계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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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은 점의 수를 는 대상지역 면적을 나타낸다. 이렇게 계산된 기대되는 평균 최근

린 거리에 대한 실제 관측된 평균 최근린 거리의 비율을 최근린지수(nearest neighbor 

index:NII)라 한다. 이 지수는 점분포 패턴에서 각 점들의 간격이 임의적인 점분포 패턴에서

의 간격에 비해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가를 나타낸다. NII가 1인 경우는 완전히 임의적인 분

포유형이고, NII가 1보다 큰 경우에는 규칙적인 분포이고, NII가 1보다 작은 경우는 군집적

인 분포유형이다.

② K함수

점 분포의 이차 속성을 분석하기 위해 K함수를 활용할 수 있다. K함수는 점 자료의 공간

적 배열상태를 평가하기 위한 기법으로서 점 자료의 분포상태가 공간적 상호작용에 의해 형

성되었는지 여부를 설명하는 통계적 기법이다. K함수는 특정 지점으로부터 일정 거리내의 

실제적으로 분포하는 점의 수와, 이론적으로 규칙적인 점의 수를 비교함으로서, 점의 분포

가 임의적인가 판정하는 함수로 수식은 다음과 같다.

 






 

이때 은 지역의 면적, 는 지역의 평균 event 발생 수, 는 지역 내에 위치한 번째 

event와 번째 event간의 거리,   는 indicator 함수(  이면 1, 그렇지 않으면 0)

를 각 각 대표한다. 임의의 패턴일 경우 각 지점에서 점이 있을 확률은 동일하며 서로 독립

적이다. 따라서 표본 추출된 한 지점으로부터 일정한 거리 이내에서 발견될 평균 점의 수

는 이다. 즉, 공간적 상호작용이 존재하지 않는 등질적 상황에서    라고 할 

수 있다. 한편, 군집된 분포일 경우   로 나타난다. 이러한 이론적 근거를 바탕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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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와 표본자료에서 구한  를 비교함으로써 점자료의 패턴을 탐색할 수 있다. K 함

수를 비교하기 위하여 의 역으로 환산한 함수가 L함수이다. L 함수는 아래 수식으로 구

할 수 있다.

   




 
 

이때 L함수의 값이 0보다 클 경우 군집된 패턴이며, 0보다 작을 경우 규칙적 형태를 나타

낸다. L함수를 거리에 따라 그래프로 표현할 경우, 원점에서부터 기울기가 1인 직선이 임의

의 패턴을 나타낸다. 실제 점의 분포가 군집된 형태일 경우 L함수는 직선의 상단에 위치하

며, 규칙적 형태일 경우 직선의 하단에 위치하게 된다.  



제 1절 청소년성매매 공식통계 분석

제 2절 청소년성매매 관련 설문조사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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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절 청소년성매매 공식통계 분석

1. 시군구 단위 성매매 범죄자 및 범죄건수의 공간적 패턴

[그림 7] 2011년 수도권지역 청소년성매매 공간패턴

[그림 7]은 시도 경찰청이 보고한 공식통계에 기초한 2011년 수도권 시군구 별 청소년성

매매의 공간적 패턴을 보여주고 있다. 검거인원을 보여주는 왼쪽 지도는 물론 검거건수를 

보여주는 오른쪽 지도에서도 모두 서울의 자치구지역들의 청소년성매매 검거인원이 압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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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인천과 경기 남서권 지역들도 일부 청소년성매매 검거인원이 

확인되었다. 이에 반해서 상당수 경기 북부 및 동부의 군지역들과 서울남부와 인접한 근교 

교외지역들에서는 성매매 검거가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수도권 청소년성매

매의 상당수가 대도심인 서울을 중심으로 서부권에 공간적으로 집중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8]은 시도 경찰청이 보고한 2010년과 2011년에 대한 청소년성매매 검거인원 및 검

거건수를 합하여 2년간 취합된 공식통계의 공간적 패턴을 보여주고 있다. 최근 2년간 청소

년성매매의 공간적 패턴은 더욱 더 서울을 중심으로 수도권 서부지역에서의 청소년성매매의 

공간적 집중을 확실히 보여주고 있다. 특히 왼쪽의 청소년성매매 건수에 대한 지리적 분포와 

유사하게 인구수에 의해서 표준화된 지표인 인구 10만 명당 성매매 범죄건수에 대한 공간적 

패턴도 나타나고 있다. 결국 절대 범죄건수는 물론 인구수로 표준화된 청소년성매매율도 서

울지역이 뚜렷하게 높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여준다.

[그림 8] 2010~2011년 수도권지역 청소년성매매 범죄건수 및 범죄율 공간패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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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2010~2011년 수도권지역 청소년성매매 범죄 발생비율 및 밀도패턴

한편 [그림 9]는 앞에서 살펴본 최근 2년간 청소년성매매의 공간패턴을 발생비율의 차이

와 밀도점(density plot)으로 나타낸 지도이다. 서울 일부지역들의 경우 청소년성매매가 발

생한 경기도의 일부 외곽지역들에 비해서 청소년성매매의 발생이 10~100배에 이르는 것으

로 나타났다. 또한 오른쪽의 청소년성매매 범죄율 밀도 지도에 따르면 서울지역 안에서도 

남서권과 한강 이북의 중심지역들에서 성매매 범죄가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 시군구 단위 범죄유해환경 요소들의 공간적 패턴

청소년성매매는 다른 유형의 범죄들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환경적 요인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청소년성매매 범죄의 대상이 되는 청소년들의 경우 주변지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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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유해환경들에 훨씬 더 쉽게 노출되어지기 마련이다. 따라서 청소년 유해환경들의 공간

적 패턴을 살펴보는 것은 실제 범죄발생 가능성을 예측하고 원인을 규명하는데 매우 중요한 

맥락을 지닌다. 

[그림 10]은 청소년들의 비행 및 범죄와 가장 밀접한 관련을 갖는 두 가지 유해환경 변수

인 숙박업소와 주점에 대한 공간패턴을 보여주고 있다. 이들 변수들은 모두 인구수로 표준

화시켜서 시군구의 규모를 고려하여 지표화시켰다. 먼저 숙박업소의 경우 중상 및 최상에 

포함되는 지역들이 서울지역에 다수 집중되어 있었지만 동시에 인천, 경기 서부권과 경기 

동부 및 북부권의 농촌지역으로도 퍼져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달리 수도권 남부를 중

심으로 서울 근교 교외지역들은 비교적 숙박업소가 많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주점의 

경우 서울지역과 인천을 포함한 수도권서부 지역에 많이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패턴은 앞에서 살펴보았던 청소년성매매의 공간적 패턴과 매우 흡사한 경향을 보여

주고 있다. 따라서 숙박업소와 주점이라는 두 가지 핵심적 청소년유해환경들을 비교해 보았

을 때 청소년성매매와는 주점이 보다 더 공간적 측면에서 유사성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0] 수도권지역 숙박업소 및 주점의 공간패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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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지는 [그림 11]은 또 다른 2가지 청소년 유해환경인 오락업소와 마사지업소의 수도권

에서의 지리적 분포를 보여준다. 먼저 오락업소의 경우는 앞서서 살펴보았던 주점과 매우 

흡사하게 서울 및 수도권 서부권역에 많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락업소에는 pc방 및 노

래방 등 청소년들이 집중적으로 이용하는 장소들이 포함되어 있어서 청소년성매매와 이러한 

오락업소들 간의 공간적 맥락을 유추해볼 수 있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마사지업소 역시 서

울지역에 좀 더 집중되어 있기는 하지만 오락업소와 유사한 공간패턴을 나타내고 있다. 결

국 청소년 유해환경들의 공간적 분포는 청소년성매매 발생 지역과 상당히 의미 있는 수준의 

공간적 맥락을 갖는다는 점을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1] 수도권지역 오락업소 및 마사지업소의 공간패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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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의 유해환경으로 대표적인 사회경제적 현상은 빈곤과 주거이다. 많은 범죄연구에서 

빈곤과 거주환경은 범죄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요소로 지적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통계청의 센서스자료조차도 소득변수를 미시적 지리단위에서 공개하지 않고 있

으며 이러한 자료상의 한계 때문에 부득이하게 대리변수(proxy)를 사용할 수 밖에 없다. 이 

연구에서는 기초생활수급인구 비율을 이용하여 지역의 빈곤정도를 측정했고 낙후된 주거환

경의 정도를 함께 살펴보기 위하여 연립다세대주택 비율도 살펴보았다. 이어지는 [그림 12]

는 수도권 시군구별 빈곤인구와 연립 및 다세대주택 비율의 사분위순위를 보여주고 있다. 먼

저 기초생활수급인구 비율을 나타내는 왼쪽 지도에서는 수급자비율이 높은 지역이 주로 경

기 북동부의 일부 농촌지역들과 인천을 포함한 수도권 서부 지역으로 나타났으며 서울도 일

부 강북지역과 서남부지역이 비교적 높은 빈곤정도를 보였다. 이에 비해서 경기 남부권을 중

심으로 서울인접 근교지역은 빈곤 정도가 낮았다. 전체적으로 먼저 살펴보았던 범죄유행환

경에 비해서 지역의 빈곤 정도는 청소년성매매의 공간적 분포와 상당한 차이를 보여주는 것

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같은 그림 오른쪽의 연립다세대주택 비율은 빈곤과는 구별되는 공간

패턴을 보여주고 있다. 연립다세대 주택 비율이 높은 지역들이 서울과 수도권 서부에 집중되

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공간적 특성은 직접적인 유흥관련 환경적 요인들의 경향과 

매우 흡사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청소년성매매의 공간적 분포와도 유사성을 띠고 있

다. 이러한 결과는 성매매의 대상이 되는 청소년들이 지내고 활동하는 배경이 되는 거주환경

이 주로 연립이나 다세대주택에 근거하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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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수도권지역 빈곤인구 및 다세대주택 공간패턴

청소년성매매를 억제하고 통제하기 위한 정부와 지역사회의 노력은 꾸준히 강조되어 왔으

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특히 청소년들이 성매매나 성폭력 범죄 등에 노출되었을 때 체계

적이고 역량 있는 문제해결 시스템이 요구된다. 따라서 청소년성매매나 성폭력 관련 정부지

원시설에서부터 범죄가 발생하기에 선제적으로 위기 청소년들을 효과적으로 관리 및 통제할 

수 있는 지원시설들이 필요하다. 또한 이러한 다양한 정부의 청소년 보호시설들의 존재와 운

영 실태는 궁극적으로 청소년성매매 발생의 억제에도 상당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짐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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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수도권 청소년성매매/성폭력 지원시설 공간패턴

 [그림 13]의 왼쪽은 수도권 지역 청소년성매매 및 성폭력 관련 정부지원시설의 공간적 분

포를 보여준다. 그림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성범죄 관련 정부지원시설의 지리적 분포는 

수도권 외곽 시골지역을 제외하고는 비교적 서울 및 인접 수도권에 걸쳐서 고루 퍼져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렇듯 특정 패턴을 보인다고 하기 어려운 성범죄관련 공간분포의 특성은 

실제 청소년성매매의 발생장소와 정부 및 지역사회의 노력이라고 할 수 있는 지역발생 사이

에 공간적 불일치(spatial mismatch)가 존재할 수 있음을 암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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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청소년성매매 공식통계에 대한 공간적 자기상관 분석

범죄 발생이 공간적 특성을 갖는다는 점은 다양한 경험적 연구들을 통해서 꾸준히 확인되

었던 사실이다. 앞의 방법론에서 자세하게 소개한 소위 탐색적 공간자료 분석(ESDA: 

Exploratory spatial data analysis)은 공간자료의 공간 분포를 묘사하고 시각화하며 더 나

아가 공간적 의존성(spatial dependency)과 공간적 이질성(spatial heterogeneity)에 주목한다

(Anselin, 1998). 이때 공간적 자기상관(spatial autocorrelation)은 어떤 연구 지역의 하위 

지역에 대한 변수값의 분포가 주변 지역의 동일 변수값과 유사한 분포를 보이게 될 때 존재

한다(Cliif&Ord, 1973). 보다 구체적으로 어떤 지역에서 높은 값을 갖는다고 할 때 이웃하는 

주변지역의 값도 높거나, 낮은 값을 가질 때 이웃하는 주변지역의 값도 낮게 되면 정적인(+) 

공간적 자기상관을 갖는다고 하며 이는 곧 공간적 군집을 의미한다. 그 반대로 어떤 지역에

서 높은 값을 가질 때 이웃하는 주변지역의 값은 반대로 낮거나, 낮은 값을 가질 때 이웃하

는 주변지역의 값은 높을 경우 부적인(-) 공간적 자기상관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이어지는 

[그림 14]과 [그림 15]는 청소년성매매의 공간적 자기상관을 측정하기 위하여 Geoda 프로그

램에서 Moran’s I지수를 측정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측정결과 Moran’s I지수는 약 

0.17로 청소년성매매가 정적인 공간자기상관을 띠고 이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청소년성매매율이 높은 지역이 존재할 때 이웃하는 주변지역의 청소년성매

매율도 높은 공간적 패턴을 보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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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Geoda를 이용한 수도권 청소년성매매의 Moran’s I값과 산점도

[그림 15] Geoda를 이용한 수도권 청소년성매매의 Moran’s I의 통계적 유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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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서 살펴본 전체 수도권 지역에 걸쳐 나타나는 청소년성매매의 공간적 자기상관을 측

정하는 전역적 지수는 국지적 측면의 영향을 확인하는데 한계가 있다. 범죄분석에서 국지적

인 공간적 상관분석은 소위 범죄 발생의 핫스팟을 확인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매우 효율적

인 분석기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림 16] 수도권 청소년성매매의 Local Moran’s I의 통계 분포

[그림 16]은 이러한 국지적 공간연관성(Local Indicator spatial association)을 Geoda 프

로그램을 이용해 측정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먼저 왼쪽의 지도는 국지적으로 청소년성매

매의 공간적 군집의 유형에 따라 해당 지역의 범죄율이 높을 때 이웃 주변지역들도 범죄율

이 높은 high/high 지역, 해당 지역의 범죄율이 낮을 때 이웃 주변지역들도 범죄율이 낮은 

low/low 지역, 해당 지역의 범죄율이 낮을 때 이웃 주변 지역들의 범죄율은 높은 low/high 

지역으로 구분하고 있다. 분석결과 해당 지역은 물론 이웃 주변 지역들의 청소년성매매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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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high/high 지역은 모두 서울 안에 있었으며 관악구, 중구, 동대문구, 서대문구로 나타

났다. 이에 반해서 low/low 지역들은 모두 경기도 지역에 집중되어 있는데 특히 북부와 동

부 농촌지역들과 일부 서울 남쪽 근교도시들이 청소년성매매가 낮은 지역들끼리 군집되어있

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주변의 높은 청소년성매매율 지역들에 둘려 싸여 있지

만 낮은 청소년성매매율로 고립된 지역인 low-high지역은 성북구와 은평구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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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도 비율(%)

13세 1 0.26

14세 15 3.91

15세 27 7.03

16세 51 13.28

제 2절 청소년성매매 관련 설문조사 분석

1. 조사대상자의 특성 

이 연구는 수도권 위기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총 398설문지를 회수하

였으며 불성실한 응답을 한 2부의 설문을 제외하고 총 396의 설문지에 대하여 분석을 실시

하였다. 이번 섹션에서는 설문조사에 응한 청소년들의 인구 통계적 특성, 거주, 수식, 놀이, 

가출 등의 일련의 활동 현황, 마지막으로 성매매 및 각종 비행 현황을 중심으로 설문조사의 

서술통계 요약을 정리하고자 한다.

1) 사회 인구학적 특성   

우선 설문조사에 응한 청소년들 중 여학생은 66.33%로 약 3분의 2정도였고 남학생은 

33.67%로 약 3분의 1정도로 나타났다.

[표 9] 성별 분포

빈도 비율(%)

여자 262 66.33

남자 133 33.67

합계 395 100

설문조사에 응한 청소년들의 연령분포를 살펴보면, 17세(26.30%)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은 

18세(23.96%), 19세(21.09%), 16세(13.28%)였다. 

[표 10] 연령별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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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도 비율(%)

17세 101 26.30

18세 92 23.96

19세 81 21.09

20세 16 4.17

합계 384 100

설문조사에 응한 청소년들이 현재 학교에 다니는지 여부에 대한 물음에 현재 학교를 다니

는 학생은 46.88%로 절반에 다소 미치지 못한 수준이었으며 이어서 자퇴한 경우가 37.76%

에 이르렀으며 이어서 학교에는 적을 두고 있으나 장기결석중인 상황이 10.42%로 타났다. 

이 밖에 퇴학을 당한 경우도 4.95%였다. 대부분의 설문 대상 청소년들이 소위 위기청소년의 

범주에 들어간다고 할 때 절반 이상의 청소년들이 학교에 다니고 있는 상황은 이들의 각종 

비행과 탈선의 문제에 대해서 제도권 교육에서 얼마나 관심을 갖는가가 여전히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있다. 

[표 11] 학교 재학 유형

빈도 비율(%)

학생 180 46.88

학생이지만 장기결석 40 10.42

자퇴 145 37.76

퇴학 19 4.95

합계 384 100

설문 응답 청소년들의 주민등록상 거주지 현황을 살펴보면 경기도가 48.55%로 가장 많았

고 이어서 서울특별시가 28.5%, 인천 15.3% 순이었으며 기타 지역 출신은 7.65%에 그쳤다. 

수도권 지역의 위기청소년들의 대부분은 같은 수도권 출신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지

역적 분포는 수도권 지하철로 대변되는 신속한 교통망과 소위 SNS등의 소셜네트워크를 통

한 정보의 공유가 위기청소년들도 수도권 지역 내에서 손쉽게 그들의 활동영역을 변경하면

서 탈선과 비행이 용이한 공간을 얼마든지 선택할 수 있음도 예상해볼 수 있다.



85

제 4장 분석결과

[표 12] 출신 시도 현황

빈도 비율(%)

서울 108 28.50

인천 58 15.30

경기 184 48.55

기타 29 7.65

합계 379 100

설문 응답 청소년들의 출신 지역은 시지역이 52.25%이었으며 구지역은 45.62%로 도시지

역 출신이 절대 다수로 나타났다. 

[표 13] 출신 시군구 현황

빈도 비율(%)

구 172 45.62

시 197 52.25

군 8 2.12

합계 377 100

설문 응답 청소년들이 현재 가출 중인지에 대한 물음에 가출 중이 아니라는 응답이 58%

인데 반해서 가출 중이라는 응답이 무려 42%에 이르렀다. 결국 위기 청소년들의 상당수는 

가출을 통해서 부모로부터의 통제에서 벗어나 있는 상태이며 따라서 언제든지 각종 비행, 탈

선, 범죄에 무방비상태로 노출되어 있음을 예상할 수 있다.

[표 14] 가출 여부

빈도 비율(%)

가출중이 아님 228 58.02

가출 중 165 41.98

합계 393 100

2) 각종 활동 현황

설문 응답 청소년들이 현재 먹고 자는 숙식장소가 어디인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쉼터라

는 응답이 압도적으로 많은 65.54%에 이르렀고 이어서 가족과 함께 거주하고 있다는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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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25.7%이었다. 하지만 일부 청소년들은 선후배집, 친구집, 월세방, PC방 등에서 기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5] 거주 장소

빈도 비율(%)

가족과 함께 거주 96 25.07

혼자 자취 2 0.52

월세방 3 0.78

쉼터 251 65.54

친구집 5 1.31

선후배집 7 1.83

PC방 3 0.78

기타 16 4.18

합계 383 100

설문 응답 청소년들이 먹고 자고 곳과 노는 장소가 지역적으로 일치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그렇다와 아니다가 거의 같은 비율로 나타났다. 즉 절반의 위기 청소년들은 현재 기거하고 

있는 장소에 가까운 근거리에서 노는데 반해서 또 다른 절반의 위기 청소년들은 놀기 위하

여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역동적인 이동성(mobility)는 수도권 

지역의 발달된 교통망에 기인하는 것으로 위기 청소년들의 활동 양식에도 밀접한 영향을 미

치고 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표 16] 거주 장소와 노는 장소가 동일한지 여부

빈도 비율(%)

그렇다 174 46.65

아니다 175 46.92

기타 24 6.43

합계 373 100

[표 17]과 [표 18]는 설문 응답 청소년들이 노는 장소들을 1순위와 2순위로 응답한 결과이

다. 먼저 1순위 노는 장소로 응답한 내용들을 살펴보면 PC방이 30.16%로 가장 청소년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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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도 비율(%)

PC방 92 30.16

노래방 80 26.23

친구집 7 2.30

술집 12 3.93

놀이터 15 4.92

공원 13 4.26

학교 10 3.28

음식점 6 1.97

역부근 11 3.61

골목/길거리 11 3.61

쉼터 9 2.95

집 8 2.62

기타 31 10.16

합계 305 100

선호하는 놀이 장소였다. 이어서 노래방도 무려 26.23%가 응답을 해서 PC방과 함께 절반 

이상의 청소년들이 1순위 노는 장소로 PC방과 노래방을 찾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놀

이터, 공원, 술집, 역부근, 골목/길거리, 학교 등의 순으로 위기 청소년들은 1순위 노는 장소

를 정했다. 2순위 노는 장소는 1순위 노는 장소의 첫 번째와 두 번째가 뒤 바뀌면서 노래방

이 27.21%를 PC방이 18.02%를 각 각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이들 두 장소가 위

기 청소년들이 노는 장소로 가장 두드러지게 선호하는 곳이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러한 사실은 위기 청소년들의 주요 활동 공간을 파악하고 지리적 패턴을 이해하는데 상당한 

의미를 갖는다. 즉 위기 청소년들의 탈선, 비행, 및 범죄를 예방하고 억제하는데 있어서 PC

방과 노래방 밀집 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통제가 요구된다고 하겠다. 이러한 정책대

상 지역의 선정은 청소년성매매를 비롯한 각종 청소년 비행의 공간적 맥락의 이해의 시발점

이다.

[표 17] 노는 장소 1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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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8] 노는 장소 2순위

빈도 비율(%)

PC방 51 18.02

노래방 77 27.21

친구집 12 4.24

술집 14 4.95

놀이터 19 6.71

공원 16 5.65

학교 9 3.18

음식점 22 7.77

역부근 7 2.47

골목/길거리 7 2.47

쉼터 6 2.12

집 4 1.41

기타 39 13.78

합계 283 100

설문 응답 청소년들의 노는 장소와 관련하여 기타 응답 항목 가운데 흥미로운 대답 은 

‘모텔’을 놀이장소로 적은 경우이다. 이러한 결과는 정혜원(2011a)연구에 근거하여 여러 

가지 추론을 해 볼 수 있다. 그의 연구에 의하면, 반복되는 가출은 청소년들로 하여금 물리

적 공간의 영역을 확장시키고, 성(性)에 익숙해지는 하위문화를 형성하게 한다고 한다. 또한 

정혜원(2011a)은 성(性)에 익숙해지는 하위문화를 통해 가출청소년들이 이후 성폭행이나 

성매매로 유입하게 하는 유입기제가 된다고 하였다. 위기청소년들의 노는공간으로서 ‘모텔’

은 거주지이기도 하며, 위에서 언급했던 ‘성에 익숙해지는 하위문화’를 형성하는 공간적 기

반이기도 하다. 

[표 19]과 [표 20]은 설문 응답 청소년들이 가출 시 숙식장소들을 1순위와 2순위로 응답

한 결과이다. 한편 설문 청소년들의 가출시 숙식장소에 대한 질문에서 1순위 가출 후 지낸 

장소로 친구집이 가장 많은 37.5%의 위기 청소년들이 선택했다. 이어서 쉼터가 20.65%로 

가출 청소년들이 지낸 장소였으며 선후배집도 5.16%로 그 뒤를 이었다. 실제 가출을 실행한 

청소년들이 가장 편하고 손쉽게 기거할 수 있는 친구집 혹은 선후배집에 들어가려 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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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도 비율(%)

월세방 12 3.26

쉼터 76 20.65

친구집 138 37.50

선후배집 19 5.16

애인집 11 2.99

PC방 19 5.16

고시원 6 1.63

모텔 단기투숙 18 4.89

찜질방 15 4.08

길거리 8 2.17

놀이터 5 1.36

공원 6 1.63

아파트 옥상 7 1.90

낯선 사람집 4 1.09

기타 24 6.52

합계 368 100

으며 만약 이게 여의치 않을 경우 쉼터의 도움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PC방

(5.16%), 모텔 단기투숙(4.89%), 찜질방(4.08%) 등을 가출 청소년들은 지내는 장소 1순위

로 꼽았다. 가출시 숙식장소 2순위의 경우도 친구집, 찜질방, 모텔, PC방 등의 순으로 선호

하는 것으로 나타나서 1순위 장소의 선호 장소와 유사한 패턴을 보였다. 이러한 가출시 숙식 

장소에 대한 선호 순위 결과는 앞에서 살펴본 노는 장소에 대한 선호 결과와 마찬가지로 위

기 청소년들의 탈선, 비행, 그리고 범죄로 이어지는 일련의 활동들이 상당히 뚜렷한 공간적 

유사성을 지닌다는 점을 확인시켜 준다. 친구집이나 선후배집을 제외하고는 청소년 유해환

경이라고 할 수 있는 PC방, 찜질방, 모텔 등에 가출청소년들이 집중적으로 모여들고 있으며, 

가출 후 쉼터로 들어온 청소년들도 언제든지 놀이 장소를 노래방이나 PC방 등 유해환경들의 

밀집 공간으로 이동할 여지가 많다. 결국 언제든지 이동하기 용이하고 각종 청소년 유해환경

들이 난립해 있는 공간적 특성을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표 19] 가출 시 숙식장소 1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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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0] 가출 시 숙식장소 2순위 

빈도 비율(%)

월세방 14 4.27

쉼터 26 7.93

친구집 57 17.38

선후배집 22 6.71

애인집 8 2.44

PC방 32 9.76

고시원 9 2.74

모텔 단기투숙 35 10.67

찜질방 49 14.94

길거리 13 3.96

빈집 9 2.74

놀이터 6 1.83

공원 12 3.66

아파트 옥상 6 1.83

상가 6 1.83

기타 24 7.32

합계 328 100

설문 응답 청소년들에게 성매매 경험 여부를 물어본 결과 [표 21]와 같이 약 20%의 청소

년들이 본인이 성매매 경험이 있다고 응답을 하였다. 이 수치는 실제 일반 청소년들의 성매

매 경험 비율과 비교하면 상당히 높을 뿐더러 설문의 특성 상 설문 대상 청소년이 성매매 경

험에 대하여 솔직히 답변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점에서도 상당히 높다고 볼 수 있다. 즉 

위기 청소년들 중 5분의 1은 이미 성매매를 경험했으며 나머지 위기 청소년들도 얼마든지 

청소년성매매의 잠재적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이와 같은 결과

는 가출 청소녀 17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십대여성의 가출과 폭력피해’실태조사와 유사하다

(변혜정, 2012). 



91

제 4장 분석결과

[표 21] 성매매 경험 여부

빈도 비율(%)

있음 78 20.47

없음 303 79.53

합계 381 100

한편 [표 22]는 설문 응답 청소년들의 성매매 유형에 대한 내용이다. 성매매 경험이 있다

고 응답한 경우에 복수응답을 포함해서 총 156건의 유형이 확인되었다. 이중 조건만남이 

33.33%로 가장 보편적인 유형인 것으로 드러났고 이어서 번개(19.87%), 노래방 도우미

(14.74%), 보도방(14.10%)의 순으로 청소년성매매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2] 성매매 유형

빈도 비율(%)

번개 31 19.87

조건만남 52 33.33

보도방 22 14.10

키스방 6 3.85

대딸방 3 1.92

티켓다방 3 1.92

노래방도우미 23 14.74

기타 16 10.26

합계 156 100

[표 23]은 성매매 장소에 대한 내용으로 모텔이 압도적으로 많은 전체의 65.79%를 차지해

서 가장 일반적인 청소년성매매 장소였다. 그 밖에 노래방도 17.11%로 청소년성매매가 많이 

발생했고 자동차가 6.58%로 그 뒤를 이었다. 결국 성매매의 주요 발생 공간은 모텔과 노래

방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앞에서 청소년 유흥과 가출 등의 공간적 패턴과 동일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즉 청소년성매매의 주 발생 공간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와 통제가 

역시 요구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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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 성매매 장소

빈도 비율(%)

모텔 50 65.79

자동차 5 6.58

노래방 13 17.11

기타 8 10.53

합계 76 100

한편 [표 24]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성매매 장소를 정하는 사람의 비율은 청소년 본인인 

경우가 46.25%로 상대 파트너인 경우보다 더 높았다. 또한 자주 가는 성매매 장소가 있다는 

응답이 35%에 이르는 것도 [표 25]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청소년들이 성매매 장소의 결

정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경우가 절반에 이르고 있으며 자신들에게 훨씬 익숙하고 편리한 

공간적 특성을 이미 고려한다는 점을 암시한다. 결국 위기 청소년들의 일련의 활동들은 유

흥, 비행, 탈선 등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이러한 과정 속에서 성매매의 발생은 공간적

으로 이들 활동의 동선과 결코 분리될 수 없을 것이다.  

[표 24] 성매매 장소 선정자

빈도 비율(%)

본인 37 46.25

상대방 남자 25 31.25

상대방 여자 2 2.50

기타 16 20.00

합계 80 100

[표 25] 자주 가는 성매매 장소 유무

빈도 비율(%)

있음 28 35.00

없음 52 65.00

합계 80 100

마지막으로 설문에서 응답 청소년들에게 지난 1년 동안의 비행 경험을 물어보았으며 그 

결과는 아래 [표 26]과 [표 27]와 같다. 먼저 비행 유형을 행위 기준으로 보았을 때 총 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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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도 비율(%)

폭행 Only 24 18.46

패싸움 Only 4 3.08

삥뜯기 Only 27 20.77

약물 Only 11 8.46

폭행+패싸움 11 8.46

폭행+삥뜯기 20 15.38

폭행+약물 5 3.85

폭행+패싸움+삥뜯기 12 9.23

폭행+패싸움+약물 4 3.08

폭행+삥뜯기+약물 2 1.54

폭행+패싸움+삥뜯기+약물 4 3.08

패싸움+삥뜯기 4 3.08

패싸움+약물 1 0.77

건이 확인되었으며 그 중에서 가장 빈도가 높았던 유형은 폭행은 37.27%였다. 이어서 삥뜯

기가 31.82%로 역시 상당히 높은 비중으로 보이고 있으며 그 뒤를 이어서 패싸움 18.18%, 

약물경험 12.73%의 순으로 나타났다. 결국 위기 청소년들의 비행의 일반적인 경향은 폭행과 

삥뜯기로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이어지는 [표 27]은 한 명이 복수의 비행을 저질렀기 때문

에 사람 기준으로 유형을 살펴본 결과이다. 가장 많은 유형은 단지 삥뜯기 경험만 있는 것이 

20.77%로 가장 많았고 단지 폭행 경험만 있는 것이 18.46%로 바로 그 뒤를 이었다. 폭행과 

삥뜯기를 같이 한 경우도 15.38%에 이르러서 이들 3가지 유형들만 합쳐도 전체 위기 청소년 

비행의 절반을 훌쩍 넘는 수치였다.

[표 26] 비행 유형 (행위 기준)

빈도 비율(%)

폭행 82 37.27

패싸움 40 18.18

삥뜯기 70 31.82

약물 28 12.73

합계 220 100

[표 27] 탈선 유형 (사람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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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도 비율(%)

패싸움+삥뜯기+약물 0 0.00

삥뜯기+약물 1 0.77

합계 130 100

 남성  여성

빈도 비율(%) 빈도 비율(%)

PC방 54 49.54 38 19.49

노래방 17 15.60 63 32.31

친구집 0 0 7 3.59

술집 4 3.67 8 4.10

놀이터 2 1.83 13 6.67

공원 5 4.59 8 4.10

학교 2 1.83 8 4.10

음식점 1 0.92 5 2.56

역부근 2 1.83 9 4.62

골목/길거리 1 0.92 10 5.13

쉼터 4 3.67 5 2.56

집 2 1.83 6 3.08

3) 사회 인구학적 요인별  각종 활동 현황

사회 인구학적 요인에 따라 설문대상 청소년들의 활동이 어떻게 변화하는 지에 대해 살펴

보았다. 성별에 따른 노는 장소에 차이가 있는지를 교차분석을 통해 살펴본 결과, 통계적으

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났다(p<.05). 남자청소년들이 가장 선호하는 노는 장소는 PC방

(49.54%)이며, 노래방(15.60%), 공원(4.59%), 술집(3.67%), 쉼터(3.67%)등의 순으로 나

타났다. 반면 여자청소년들이 가장 선호하는 노는 장소는 노래방(32.31%)이며, 그 다음 순

위는 PC방(19.49%), 놀이터(6.67%), 골목/길거리(5.13%)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남자

청소년과 여자청소년들이 가장 선호하는 놀이장소에 차이가 있었고, 성별에 따라 PC방과 노

래방이외 노는 장소에 차이가 있었다.  

[표 28] 성별에 따른 노는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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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성  여성

기타 15 13.76 765 7.69

합계 109 100 195 100

X²(df) = 45.86(12)*** 

*p<.05 **p<.01 ***p<.001

[표 29]는 성별에 따른 가출 시 숙식장소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이다. 그 결과, 성별에 따

른 가출 시 숙식장소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p<.05).  가출 

시 남녀 모두 과거 가출했을 때 가장 선호했던 장소는 ‘친구/선후배/애인집’이며, 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9] 성별에 따른 가출 시 숙식장소

 남성  여성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월세방 6 5.50 6 2.64

쉼터 31 28.44 45 19.82

친구/선후배/애인집 41 37.61 126 55.51

PC방 9 8.26 10 4.41

고시원 4 3.67 2 0.88

모텔 단기투숙 6 5.50 12 5.29

찜질방 0 0 3 1.32

길거리/놀이터/공원 8 7.34 16 7.05

낯선사람집 2 1.83 3 1.32

기타 2 1.83 4 1.76

합계 109 100 227 100

X²(df) = 15.57(9) 

*p<.05 **p<.01 ***p<.001

[표 30]은 학생여부에 따라 노는 장소에 차이가 있는지를 교차분석한 결과이다. 그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p<.05). 다시 말하면, 노는 장소의 경우 학생신분을 유지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따라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학생과 학생이 

아닌 경우 모두 가장 선호하는 노는 공간은 ‘PC방과 노래방’이었지만, 그 외 노는 공간의 경우 학

생이 아닌 경우에는 ‘술집이나 역부근’을, 학생인 경우에는 ‘학교, 놀이터, 공원, 골목/길거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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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학생+장기결석)   학생 아님(자퇴+퇴학)

빈도 비율(%) 빈도 비율(%)

PC방 42 25.61 48 35.56

노래방 40 24.39 38 28.15

친구집 5 3.05 2 1.48

술집 4 2.44 8 5.93

놀이터 9 5.49 6 4.44

공원 9 5.49 4 2.96

학교 10 6.10 0 0

음식점 3 1.83 3 2.22

역부근 4 2.44 7 5.19

골목/길거리 9 5.49 2 1.48

쉼터 5 3.05 3 2.22

집 4 2.44 4 2.96

기타 20 12.20 10 7.41

합계 164 100 135 100

X²(df) = 22.09(12)* 

*p<.05 **p<.01 ***p<.001

선호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위기청소년이라고 해도 학생신분을 유지하는 경우가 학생

신분을 유지하지 않는 경우에 비해 술집과 같은 유해업소에 덜 출입함을 알 수 있다. 청소년

들이 잦은 결석 등으로 학교를 다니고 있지 않더라도, 학생신분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 자체

가 위기청소년들의 생활양식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위기 청

소년들을 학교에서 보호하거나 학생신분을 유지시키는 것만으로도 위기청소년들을 유해

환경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기능을 한다고 추측해 볼 수 있다. 

[표 30] 학생여부 따른 노는 장소 

학생신분을 유지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에 가출 후 숙식장소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

지 않았으며(p<.05), 그 결과는 [표 31]과 같다.  학생신분과 관계없이 가출 후 숙식장소는 차

이가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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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출 중  가출 중 아님 

빈도 비율(%) 빈도 비율(%)

PC방 36 30.00 55 30.1

노래방 31 25.83 49 26.8

친구집 3 2.53 4 2.2

술집 6 5.00 6 3.3

놀이터 3 2.5 12 6.6

공원 6 5.0 7 3.8

학교 3 2.5 7 3.8

음식점 2 1.7 4 2.2

역부근 4 3.3 7 3.8

골목/길거리 6 5.0 5 2.7

 학생(학생+장기결석)   학생 아님(자퇴+퇴학)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월세방 3 1.68 8 5.37

쉼터 38 21.23 35 23.49

친구/선후배/애인집 94 52.51 72 48.32

PC방 9 5.03 9 6.04

고시원 1 0.56 4 2.68

모텔 단기투숙 8 4.47 10 6.71

찜질방 2 1.12 1 0.67

길거리/놀이터/공원 16 8.54 7 4.70

낯선사람집 4 2.23 1 0.67

기타 4 2.23 2 1.34

합계 179 100 149 100

X²(df) = 11.04(9) 

*p<.05 **p<.01 ***p<.001

[표 31] 학생여부 따른 가출 후 숙식장소 

[표 32]는 현재 가출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에 따라 노는 장소에 차이가 있는지를 교차분

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결과가 나타났다(p<.05). 가출 중인 

경우나 가출 중이 아닌 경우 모두 가장 선호하는 노는 장소는 ‘PC방과 노래방’이었으며, 그 

차이는 없다는 것이다.

[표 32] 현재가출여부에 따른 노는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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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출 중  가출 중 아님 

쉼터 4 3.3 5 2.7

집 2 1.7 6 3.3

기타 14 11.7 14 8.7

합계 120 100 120 100

X²(df) =6.22(12) 

*p<.05 **p<.01 ***p<.001

 13세 이상 16세 이하   17세 이상 20세 이하

빈도 비율(%) 빈도 비율(%)

PC방 27 35.1 63 28.0

노래방 16 20.8 64 28.4

친구집 3 3.9 4 1.8

술집 1 1.3 11 4.9

놀이터 5 6.5 9 4.0

공원 4 5.2 9 4.0

학교 5 6.5 5 2.2

음식점 1 1.3 5 2.2

역부근 4 5.2 7 3.1

골목/길거리 1 1.3 10 4.4

쉼터 2 2.6 7 3.1

집 2 2.6 6 2.7

기타 6 7.8 25 11.1

합계 77 100 225 100

X²(df) = 12.48(12) 

*p<.05 **p<.01 ***p<.001

[표 33]와 [표 34]은 연령14)에 따라 노는 장소, 가출 시 숙식장소에 차이가 있는지를 교

차분석을 해 본 결과이다.  그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p<.05). 다시 말하면, 연

령에 따라 가장 선호하는 노는 장소 혹은 가출 시 숙식장소에는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 

[표 33] 연령에 따른 노는 장소

14) 한국사회의 학제를 기준으로 두고 16세(중학교 3학년)를 기준으로 ‘13세 이상에서 16세 이하’와 ‘17세 이상 20

세 이하’ 두 가지 범주로 나누어서 분석하였다. 다시 말하면 중학생이하와 고등학생이상으로 분류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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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 연령에 따른 가출 시 숙식장소

 13세 이상 16세 이하   17세 이상 20세 이하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월세방 0 0 12 4.7

쉼터 17 21.8 59 23.0

친구/선후배/애인집 36 46.2 130 50.6

PC방 4 5.1 15 5.8

고시원 2 2.6 4 1.6

모텔 단기투숙 4 5.1 14 5.4

찜질방 0 0 3 1.2

길거리/놀이터/공원 11 14.1 13 5.1

낯선사람집 2 2.6 3 1.2

기타 2 2.6 4 1.6

합계 78 100 257 100

X²(df) = 13.18(9) 

*p<.05 **p<.01 ***p<.001

성별과 연령에 따라 가출 후 숙식 장소에 차이가 있는지 교차분석을 통해 살펴본 결과 [표 

35]와 같았다. 저연령층(13세 이상 16세 이하)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성별에 따라 가출 후 숙

식 장소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지만, 고연령층(17세 이상 20세 이하)청소년들에 경우에는 

성별에 따라 가출 후 숙식 장소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p<.05).  

그 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저연령층(13세 이상 16세 이하) 청소년들의 경우, 여자청

소년들의 경우에는 친구/애인/선후배집과 같은 친밀한 사람들의 집을 가출 후 숙식 장소로 

정하는 경우가 많았다. 반면 남자청소년들은 가출 후 쉼터에서 숙식을 해결하는 경우가 많

았다. 그러나 고연령층(17세 이상 20세 이하)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성별에 따라 가출 후 숙

식 장소에 차이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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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여성

빈도 비율(%) 빈도 비율(%)

13세이상 

-16세이하

쉼터 8 44.44 9 15.00

친구/선후

배/애인집
3 16.67 33 55.00

PC방 1 5.56 3 5.00

고시원 1 5.56 1 1.67

모텔 

단기투숙
2 11.11 2 3.33

길거리/놀

이터/공원
1 5.56 10 16.67

낯선사람집 1 5.56 1 1.67

기타 1 5.56 1 1.67

합계 8 100 60 100

X²(df) = 15.220(7) *

17세이상-

20세이하

월세방 6 6.67 6 3.61

쉼터 23 25.56 36 21.67

친구/선후

배/애인집
37 41.11 92 55.42

PC방 8 8.89 7 4.22

고시원 3 3.33 1 0.60

모텔 

단기투숙
4 4.44 10 6.02

찜질방 0 0 3 1.81

길거리/놀

이터/공원
7 7.78 6 3.61

낯선사람집 1 1.11 2 1.20

기타 1 1.11 3 1.81

합계 90 100 166 100

X²(df) =12.940(9)

*p<.05 **p<.01 ***p<.001

[표 35] 연령과 성별에 따른 가출 시 숙식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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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회 인구학적 요인별  성매매활동 현황

사회 인구학적 요인에 따라 설문대상 청소년들의 활동이 어떻게 변화하는 지에 대해 살펴

보았다. 

성별에 따른 성매매 경험 여부를 교차 분석해 본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

났다(p<.05).  성매매 경험은 여자청소년이 25.98%로 남자청소년의 9.52%보다 훨씬 높았

다. 이는 주로 청소년성매매의 표적이 여자청소년들임을 보여주고 있으며 동시에 일부 남자

청소년들도 성매매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하다는 사실도 암시하고 있다. 유지웅(2012)은 최

근 청소년성매매가 성인남성과 여자청소년사이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남자청소년과 

여자청소년, 남자청소년과 여자성인, 드물게는 남자청소년과 남자성인사이에도 가능하기 때

문에 청소년성매매의 개념을 다양한 형태의 청소년 대상 성매매로 정의해야 한다고 한다. 또

한 정혜원(2011a)연구에서도 성매매피해자로서 남자청소년의 수가 증가하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표 36] 성별에 따른 성매매경험여부

 남성  여성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있음 12 9.52 66 25.98

없음 114 90.48 188 74.02

합계 126 100 254 100

X²(df) = 13.98(1)*** 

*p<.05 **p<.01 ***p<.001

학생여부에 성매매경험 여부에 차이가 있는 지 교차분석 해 본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p<.05). 학생인 경우에는 성매매경험이 14.69%로 학생이 아닌 경우 28.13%

보다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들이 학교라는 제도에서 멀어질 경우 성매매경험

을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일 수도 있고, 학교라는 제도가 위기청소년에게 또 하나의 보

호요인으로 작용된다고 해석해 볼 수도 있다. 그러므로 학교 밖 위기청소년과 학교 내 

위기청소년들을 위한 보호체계 및 서비스가 함께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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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7] 학교여부에 따른 성매매경험여부

 학생   학생아님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있음 31 14.69 45 28.13

없음 180 85.31 115 71.88

합계 211 100 160 100

X²(df) =1.08(1)** 

*p<.05 **p<.01 ***p<.001

현재 가출여부와 연령에 따라 성매매 경험 여부를 교차분석 해 본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

미하지 않은 결과가 나타났다(p<.05). 가출여부와 연령에 따른 성매매경험여부의 차이는 없

다는 것이다.    

[표 38] 현재가출여부에 따른 성매매경험여부

 가출 중   가출 중 아님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있음 37 22.8 40 18.5

없음 125 77.2 176 81.5

합계 162 100 216 100

X²(df) =1.06(1) 

*p<.05 **p<.01 ***p<.001

[표 39] 연령에 따른 성매매경험여부

13세 이상 16세 이하  17세 이상 20세 이하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있음 15 16.5 62 21.6

없음 76 83.5 225 78.4

합계 91 100 287 100

X²(df) =1.11(1) 

*p<.05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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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여성

빈도 비율(%) 빈도 비율(%)

13세이상 

-16세이하

성매매 

경험 있음
1 4.17 14 20.90

성매매

경험없음
23 75.83 53 79.10

합계 24 100 67 100

X²(df) = 3.59(1) *

17세이상-

20세이하

성매매 

경험 있음
11 11.00 51 27.42

성매매

경험없음
89 89.00 135 72.58

합계 100 100 186 100

X²(df) = 10.32(1) **

*p<.05 **p<.01 ***p<.001

[표 40]는 연령과 성별에 따라 성매매경험에 차이가 있는 지 살펴본 결과, 저연령층(13세

이상 16세이하)이나 고연령층(17세이상 20세이하) 모두 성별에 따라 성매매경험에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p<.05). 저연령층이나 고연령층의 모두 연령이 높을수록 성매매

경험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여자청소년들이 남자청소년들에 비해 성매매경험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0] 연령과 성별에 따른 성매매경험여부

2. 공간자료 분석1: 수도권 전역에 대한 거시적 분석

앞에서 살펴본 정부의 공식통계에 따른 청소년성매매 자료는 많은 태생적인 한계를 갖는

다. 우선 실제 공권력에 의해서 범죄가 포착되어서 범죄자의 검거에까지 이르는 숫자는 실

제 범죄가 발생하는 정도를 정확히 측정한다고 볼 수 없으며 이는 곧 사실 대부분의 범죄통

계가 갖는 문제점이라고 볼 수도 있다. 또한 범죄 검거건수나 검거인원에 기초한 공식통계

는 다분히 청소년성매매를 억제하기 위한 중앙 혹은 지역 경찰당국의 의지와 결정에 따라서 

매우 그 양상이 달라질 수 있다. 소위 특정 범죄에 대한 집중 단속과 수사는 동일 수준의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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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규모에 대해서 매우 다른 성과물을 낳게 되며 이는 곧 지역별 공식통계의 변이(variation)

에 밀접한 영향을 준다. 이러한 요인들 때문에 공식통계를 보완하여 실제 범죄현상을 측정

하고 분석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하며 특히 청소년성매매는 쉽게 드러나지 않는 특성을 반

영한 자료수집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 위기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청소년성

매매와 비행의 공간패턴에 대한 설문조사는 공식통계는 물론 다른 청소년성매매 자료에서는 

획득할 수 없는 지리적 공간 단위에서 펼쳐지는 범죄 양상에 초점을 맞춘 자료라고 할 수 있

다. 이 연구에서는 소위 점(point) 사상 자료로 수집된 공간자료들을 ArcGIS의 다양한 분석

기법들을 활용하여 시각적으로 분석하는데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1) 지도그리기를 통한 주요 변수들의 시각화

이 연구는 우선 설문조사를 통해 위기청소년들이 먹고 자는 거주공간과 즐기고 노는 장소

에 대한 지리적 분포를 살펴보았다. [그림 17]은 청소년들의 거주지 및 노는 곳이 수도권 지

역에서 어떻게 분포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일단 거주지는 대부분 서울 인천을 중심

으로 인접 지역에 집중적으로 분포하고 있다. 노는 장소도 거주지의 분포와 별로 크게 다르

지 않았지만 군집정도가 다소 떨어졌고 서울 내부는 물론 수도권 전체적으로 보아도 상대적

으로 분포가 퍼졌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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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설문조사 청소년들의 거주 및 노는 공간분포

이어지는 [그림 18]은 조사 청소년들의 가출 및 성매매가 수도권 지역에서 어떻게 분포되

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가출 시 숙식장소는 먼저 살펴본 거주 장소나 노는 장소과 마찬

가지로 서울과 인천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군집이 좀 더 뚜렷하게 나타나

고 있다는 점이 특색이다. 특히 경기도 지역에서의 가출의 공간적 패턴은 특정 도시의 특정 

지역에 집중되는 정도가 매우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한편 이 연구가 초점을 맞추고 있는 청

소년성매매의 공간패턴은 앞의 변수들에 비해서 사례가 적은편이라서 뚜렷한 공간적 패턴을 

도출해내기 어려운 부분은 있지만 서울과 인천 지역에 집중되는 공간적 패턴은 다른 변수들

과 비슷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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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 설문조사 청소년들의 가출15) 및 성매매 공간분포

이어지는 [그림 19]는 앞에서 살펴본 조사 청소년들의 거주 장소, 노는 장소, 가출 시 숙

식장소 등을 모두 포함하여 활동지역이라는 변수를 만들어 공간적 분포를 살펴보고 이를 청

소년성매매 장소의 공간적 패턴을 비교한 것이다. 우선 청소년 활동지역은 서울과 인천을 중

심으로 수도권 서부권역에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다.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해당 지역에 

고르게 분포했다기 보다는 특정 소지역에 군집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공간적 

패턴은 이미 살펴본 청소년성매매의 공간 패턴과 상당히 유사한 경향을 보이는 것이다. 즉 

위기 청소년들의 생활을 지배하는 일련의 활동이 성매매의 공간적 특성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는 점을 쉽게 예상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수도권 전역에 걸친 전역적 패턴을 살펴보

15) ‘가출 시 숙식장소’의 경우, 글자 수가 많아서 그림으로 구성할 경우 그림 내부에 글자가 전부 수록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가출지 혹은 가출장소로 축약하여 작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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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은 성매매가 지난 공간적 역동성을 충분히 보여주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좀 더 범

위를 좁혀서 소지역별 범죄의 공간적 양상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그림 19] 설문조사 청소년들의 활동지역 및 성매매 장소 공간분포

2) 청소년성매매 및 주요 활동변수들의 군집패턴 확인

과연 청소년성매매의 장소를 점(point) 사상으로 구현한 공간자료에서는 다양한 점패턴 

분석을 통하여 특정 변수의 군집 패턴을 확인해 볼 수 있다. 먼저 이 연구는 평균최근린

(Average nearest neighbor) 분석을 통해서 모든 점 사상에서 가장 근접한 이웃까지의 평

균 거리를 계산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점 패턴이 군집되어 있는지 확산되어 있는지를 판

단하고자 한다. 이어서 Ripley의 K함수(K function)을 이용하여 역시 지리적 사상들에 대한 

군집과 확산 여부를 평가할 것이다.

아래 [그림 20]은 설문조사 청소년 주거지 변수에 대한 평균 최근린 분석의 결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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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cGIS 소프트웨어의 공간통계도구에서 패턴분석의 아웃풋 그림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다. 

분석 결과는 군집 패턴이 순수하게 무작위 확률의 결과일 확률이 1%에도 미치지 못해서 설

문조사에 응한 위기 청소년들의 주거 장소는 공간적 군집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

지 변수의 군집성을 재차 평가하기 위하여 [그림 21]은 다중 거리 공간 군집분석

(multi-distance spatial cluster analysis)이라고도 하는 K함수 분석을 시도하였다. K 함

수의 결과는 선 그래프의 모양을 보여준다. 이때 만약 점 사상들이 연구 지역(study area) 

안에서 임의적으로 분포될 면(randomly distributed) K함수 선은 예상패턴(expected 

pattern)이라는 진단선(diagonal line)과 같은 모양이 된다. 만약 관측선(observed line)이 

진단선 위로 지나가게 되면 공간 패턴은 우리가 무작위 패턴에서 기대하는 거리 정도보다 

더 군집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만약 그 반대로 진단선 아래로 지나가게 되면 공간 패턴

은 무작위 패턴에서 기대하는 것보다 더 확산된다고 판단한다. 분석 결과는 관측선이 진단

선 위로 지나가고 있어서 조사 청소년들의 주거지가 공간적으로 군집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20] 설문조사 청소년 주거지 변수의 평균 최근린 분석 결과



109

제 4장 분석결과

[그림 21] 설문조사 청소년 주거지 변수의 다중 거리 공간 군집분석(K-function) 결과

앞의 청소년들의 주거지에 대한 두 가지 분석과 동일한 방식으로 아래 [그림 22]에서 [그

림 27]까지 조사 청소년들의 노는 장소, 가출 시 숙식장소, 성매매 장소 변수들에 대한 평균 

최근린 분석과 다중 거리 공간 군집분석(multi-distance spatial cluster analysis)을 각각 시

도하였다. 그 결과 모든 변수들에 대하여 두 가지 분석 모두 군집성을 확인하는 동일한 결과

를 보여주었다. 즉 평균 최근린 분석에서는 군집 패턴이 순수하게 무작위 확률의 결과일 확

률이 1%에도 미치지 못해서 설문조사에 응한 위기 청소년들의 노는 장소, 가출 시 숙식장

소, 성매매 장소는 모두 공간적 군집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K함수 분석 결과도 모

든 분석에서 관측선이 진단선 위로 지나가고 있어서 조사 청소년들의 노는 장소, 가출 시 숙

식장소, 성매매 장소가 공간적으로 군집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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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설문조사 청소년 노는 장소 변수의 평균 최근린 분석 결과

[그림 23] 설문조사 청소년 노는 장소 변수의 다중 거리 공간 군집분석(K-function)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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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설문조사 청소년 가출 시 숙식장소 변수의 평균 최근린 분석 결과

[그림 25] 설문조사 청소년 가출 시 숙식장소 변수의 다중 거리 공간 군집분석(K-function)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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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 설문조사 청소년성매매 장소 변수의 평균 최근린 분석 결과

[그림 27] 설문조사 청소년성매매 장소 변수의 다중 거리 공간 군집분석(K-function)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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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간자료 분석2: 서울 지역에 대한 미시적 분석

청소년성매매의 공간적 패턴을 보다 면밀하게 살펴보기 위해서는 연구 지역의 범위를 좁

혀서 미시적 수준으로 구체적인 공간적 맥락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앞서서 조사한 다양한 

전역지수들을 통해서 청소년성매매의 군집성으로 대표되는 공간적 특성이 존재를 확인했고 

시각화된 지도를 통해서 서울을 중심으로 수도권 서부권에 집중적으로 성매매가 나타난다는 

사실도 아울러 알아냈다.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연구의 범위를 서울 지역으로 좁혀서 여

러 가지 다양한 미시적 공간분석을 실행해보고자 한다. 

1) 중심점과 방향성에 기초한 주요 변수들의 지리적 분포패턴 측정

중심 사상(central feature)은 연구 지역에 분포되어 있는 점 사상들에서 가장 중심에 위

치해 있는 사상을 보여준다. 즉 특정한 공간적 변인의 지리적 중심을 의미한다. 또한 방향적 

분포(directional distribution)는 관심 있는 점 사상들이 지리적인 중심을 기준으로 얼마나 

집중되어 있는지 또한 사상들이 방향성을 띤 분포 경향을 보여주는지의 여부를 측정한다. 

방향적 분포는 기술적으로 표준편차적 타원(standard deviational ellipse)을 이용하여 공간

적 확산과 정향(orientation)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아래 [그림 28]는 조사 청소년들의 서울시 영역 안에서 거주 장소 및 노는 장소의 공간분

포를 중심 사상과 방향적 분포를 이용해서 시각적으로 분석한 결과이다. 먼저 청소년 거주

지 변수의 공간분포의 중심은 서울시의 남서부권에 다소 치우쳐서 위치해 있어서 전체적으

로 거주 장소가 균형 있게 퍼져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서 노는 장소 변수의 

공간분포의 중심은 약간 서쪽으로 치우쳤지만 비교적 서울시 공간적 중심에 가깝게 위치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즉 거주지에 비해서는 청소년들의 노는 장소는 좀 더 특정 지역에 치

우치지 않고 골고루 분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두 변수의 공간분포의 방향성의 경향을 보

여주는 두 가지 타원은 비교적 유사한 패턴을 보여준다. 먼저 거주지 공간분포의 방향은 확

연히 서남부 거주지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우상향으로 비스듬하게 퍼져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노는 장소의 공간분포의 방향도 거주 공간분포 방향에 비해서는 다소 기울기가 작아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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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서남부권역에서 완곡하게 북동쪽을 향하는 방향성을 띠고 있다. 이처럼 조사 청소년들의 

거주 장소와 노는 공간 모두 비슷한 공간분포의 중심성과 방향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28] 조사 청소년들의 서울 지역 내 거주 및 노는 공간분포 중심과 방향

이어지는 [그림 29]는 조사 청소년들의 서울시 영역 안에서 가출 시 숙식장소 및 성매매 

장소의 공간분포를 중심 사상과 방향적 분포를 이용해서 시각적으로 분석한 결과이다. 먼저 

청소년 가출 시 숙식장소 변수의 공간분포의 중심은 거의 서울시의 정중앙에 위치해 있어서 

전체적으로 가출 시 숙식장소가 동서남북 균형 있게 퍼져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서 

성매매 장소 변수의 공간분포의 중심은 확연히 서울시의 남서부권에 치우쳐서 위치해 있어

서 전체적으로 성매매 장소가 전 지역에 걸쳐서 균형 있게 퍼져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수 있다. 즉 거주지나 성매매 등에 비해서는 청소년들의 노는 장소와 가출 시 숙식장소가 공

간적으로 좀 더 특정 지역에 치우치지 않고 골고루 분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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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와 성매매의 공간분포의 중심이 매우 근접해있다는 점도 흥미롭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가출과 성매매 변수의 공간분포의 방향성의 경향을 보여주는 두 가지 타원은 거의 유

사한 패턴을 보여준다. 먼저 가출 시 숙식장소 공간분포의 방향은 확연히 서남부 거주지 밀

집지역을 중심으로 우상향으로 약 45도 각도로 길게 퍼져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

라 성매매 장소의 공간분포의 방향도 거의 비슷한 서남부권역에서 북동쪽을 향하는 방향성

을 띠고 있다. 이처럼 조사 청소년들의 가출 시 숙식장소와 성매매의 공간분포는 거주 장소

와 노는 장소의 공간분포와 비교해서도 매우 유사한 중심성과 방향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판

단된다.

[그림 29] 조사 청소년들의 서울 지역 내 가출 및 성매매 공간분포 중심과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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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교통망에 기초한 버퍼존을 이용한 주요 변수들의 공간적 특성

다른 범죄유형들과 마찬가지로 청소년성매매의 경우도 공간적 특성을 지닌 다양한 환경적 

요소들이 존재한다. 특히 서울시는 편리한 대중교통으로 인해서 언제든지 청소년들이 손쉽

게 다양한 범죄관련 유해환경들이 집중되어 있는 지역으로 이동하는 것이 용이하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교통망과 공간적으로 근접한 지역들을 중심으로 각종 유해환경들은 조성되기 

십상이며 따라서 교통망을 중심으로 자연스럽게 청소년성매매 발생의 공간적 집중이 예상된

다. 서울시의 두 가지 대표적인 대중교통 수단인 버스와 지하철 중에서 많은 인구들이 동시

에 한꺼번에 이용하고 역사의 위치나 규모가 인근 지역의 사회경제적 환경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하철망을 중심으로 새로운 분석을 시도해보고자 한다. 특히 ArcGIS가 제공하는 

버퍼존(buffer zone) 분석은 특정 공간적 단위를 중심으로 완충지역을 설정하여 관심 있는 

다른 공간적 변인들이 얼마나 포함되는지를 살펴보는데 매우 효과적이다. 

아래 [그림 30]은 서울시 지하철 선로(subway lines)와 위기 청소년 거주지 간의 관련성

을 보여주는 버퍼존 지도이다. 이 지도를 통해서 생성된 지하철 선로 500미터 내 버퍼존안

에 얼마나 많은 청소년 거주 공간이 포함되어있는지 분석해볼 수 있다. 서울지역 내에 설문

조사 위기청소년들의 거주 공간으로 확인된 총 138개 중에서 버퍼존안에 76개 거주 공간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전체 위기청소년 거주 공간의 절반이 넘는 약 55%에 이

르는 수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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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0] 서울시 지하철 선로와 비행 청소년 거주의 공간 분포

[그림 31]은 선로가 아니라 서울시 지하철 역사(subway stations)와 위기 청소년 거주지 

간의 관련성을 보여주는 버퍼존 지도이다. 역시 유사하게 생성된 지하철 역사 500미터 내 

버퍼존안에 얼마나 많은 청소년 거주 공간이 포함되어있는지 분석해볼 수 있다. 서울지역 

내에 설문조사 위기청소년들의 거주 공간으로 확인된 총 138개 중에서 버퍼존안에 44개 거

주 공간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전체 위기청소년 거주 공간의 약 3분의 1가량 

되는 32%에 이르는 수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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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서울시 지하철 역사와 비행 청소년 거주의 공간 분포

이어지는 [그림 32]과 [그림 33]은 서울시 지하철 교통망과 위기 청소년 노는 지역 간의 

관련성을 앞에서와 유사하게 선로와 역사를 중심으로 생성시킨 버퍼존을 이용해 분석하고 

있다. 먼저 [그림 32]에서는 생성된 지하철 선로 500미터내 버퍼존안에 얼마나 많은 청소년 

노는 공간이 포함되어있는지 분석했고 그 결과 서울지역 내에 설문조사 위기청소년들의 노

는 공간으로 확인된 총 121개 중에서 버퍼존안에 81개 거주 공간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나

타났고 이는 전체 위기청소년 노는 공간의 3분의 2에 육박하는 약 67%에 이르는 수치이다. 

또한 [그림 33]은 서울시 지하철 역사 500미터 내 버퍼존안에 얼마나 많은 청소년 거주 공

간이 포함되어있는지 분석하였고 그 결과 서울지역 내에 설문조사 위기청소년들의 노는 공

간으로 확인된 총 121개 중에서 버퍼존안에 64개 거주 공간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전체 위기청소년 거주 공간의 절반이 좀 넘는 53%에 이르는 수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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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서울시 지하철 선로와 비행 청소년 놀이의 공간 분포

[그림 33] 서울시 지하철 역사와 비행 청소년 놀이의 공간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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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와 [그림 35]는 서울시 지하철 교통망과 위기 청소년 가출 시 숙식장소 사이의 

관련성을 앞에서와 유사하게 선로와 역사를 중심으로 생성시킨 버퍼존을 이용해 분석하고 

있다. 먼저 [그림 34]에서는 생성된 지하철 선로 500미터내 버퍼존 안에 얼마나 많은 청소

년 가출 시 숙식장소들이 포함되어있는지 분석했고 그 결과 서울지역 내에 설문조사 위기청

소년들의 가출 시 숙식장소로 확인된 총 155개 중에서 버퍼존안에 무려 132개 가출 시 숙식

장소들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전체 위기청소년 가출 시 숙식장소의 무려 85%

에 이르는 큰 비중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그림 35]는 서울시 지하철 역사 500미터 내 버퍼

존안에 얼마나 많은 청소년 가출 시 숙식장소들이 포함되어있는지 분석하였고 그 결과 서울

지역 내에 설문조사 위기청소년들의 가출 시 숙식장소로 확인된 총 155개 중에서 버퍼존 안

에 130개 가출 시 숙식장소들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서 먼저 살펴보았던 선로와 비슷

하게 84%에 이르는 위기청소년들의 가출 시 숙식장소가 지하철 역사와 공간적으로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34] 서울시 지하철 선로와 비행 청소년 가출의 공간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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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 서울시 지하철 역사와 비행 청소년 가출의 공간 분포

마지막으로 [그림 36]과 [그림 37]은 서울시 지하철 교통망과 위기 청소년성매매 장소 

사이의 관련성을 앞에서와 유사하게 선로와 역사를 중심으로 생성시킨 버퍼존을 이용해 분

석하고 있다. 먼저 [그림 36]에서는 생성된 지하철 선로 500미터 내 버퍼존안에 얼마나 많

은 청소년성매매 장소들이 포함되어있는지 분석했고 그 결과 서울지역 내에 설문조사 청소

년들의 성매매 장소로 확인된 총 60개 중에서 버퍼존안에 무려 57개 가출 시 숙식장소들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전체 청소년성매매 장소의 무려 95%에 이르는 큰 비중

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그림 37]은 서울시 지하철 역사 500미터 내 버퍼존안에 얼마나 많

은 청소년성매매 장소들이 포함되어있는지 분석하였고 그 결과 서울지역 내에 설문조사 위

기청소년들의 성매매 장소로 확인된 총 60개 중에서 버퍼존안에 54개 가출 시 숙식장소들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무려 90%에 이르는 청소년성매매 장소가 지하철 역

사와 공간적으로 근접해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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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 서울시 지하철 선로와 청소년성매매의 공간 분포

[그림 37] 서울시 지하철 역사와 청소년성매매의 공간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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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청소년성매매 다발 자치구에 대한 미시적 분석

설문조사를 통해 확인된 서울시 안에서 발생한 성매매의 총 수는 60건이다. 이들 중 가장 

성매매가 많이 발생한 지역은 무려 19건이 확인된 관악구였으며 이어서 6건의 영등포구, 4

건의 동대문구의 순서였다. 이번 섹션에서는 이들 자치구들을 중심으로 청소년성매매 다발 

자치구에 대한 미시적 분석을 지역 내 대표적 교통망인 주요 지하철 역사를 중심으로 살펴

보고자 한다.

먼저 아래 [그림 38]은 서울시 관악구 지역의 위기청소년 거주 및 노는 장소의 공간적 패

턴을 대표적인 지하철 역사인 신림역을 중심으로 500미터로 설정된 버퍼존(영향권)을 생성

시켜서 시각적으로 살펴본 결과이다. 지도에서 붉은 원형테두리의 빗금 처리된 버퍼존안에 

위기 청소년 거주 장소는 15개 중에서 1개가 노는 장소는 10개 중에서 5개가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는 장소는 비교적 신림역 주변으로 공간적으로 군집되어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는데 반해서 거주 장소는 공간적 군집성이 나타나고 있지 않는다. 이러한 결과는 거주

의 경우 친구집이나 선후배집 혹은 쉼터 등에 의존하는 청소년들의 공간적 패턴이 노는 장

소의 경우 선호하는 PC방이나 노래방 등 유흥 및 유해업소 밀집 지역의 공간적 패턴과 다른

데서 야기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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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 서울 관악구 청소년 거주/노는 장소와 신림역 버퍼존 분포

이어지는 [그림 39]는 서울시 관악구 지역의 위기청소년 가출 및 성매매 장소의 공간적 패

턴을 대표적인 지하철 역사인 신림역을 중심으로 500미터로 설정된 버퍼존(영향권)을 생성

시켜서 시각적으로 살펴본 결과이다. 지도에서 붉은 원형테두리의 빗금 처리된 버퍼존안에 

위기 청소년 가출 시 숙식장소는 25개 중에서 19개가, 성매매 장소는 19개 중에서 무려 16

개가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출 시 숙식장소와 성매매 장소가 모두 신림역 주변

에 공간적으로 상당히 군집되어 있음을 쉽게 확인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결국 탈선과 

비행을 이끄는 각종 청소년 유해환경들과 성매매 발생 확률이 높은 모텔 및 노래방 등이 신

림역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조성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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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9] 서울 관악구 청소년 가출/성매매 장소와 신림역 버퍼존 분포

[그림 40]은 서울시에서 성매매가 설문조사에서 비교적 많이 확인된 또 다른 자치구인 영

등포구 지역의 위기청소년 가출 및 성매매 장소의 공간적 패턴을 지역 내 대표적인 지하철 

역사인 영등포역을 중심으로 500미터로 설정된 버퍼존(영향권)을 생성시켜서 시각적으로 살

펴본 결과이다. 지도에서 붉은 원형테두리의 빗금 처리된 버퍼존안에 위기 청소년 가출 시 

숙식장소는 6개 중에서 3개가 성매매 장소는 6개 중에서 5개 모두가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가출 시 숙식장소와 성매매 장소가 모두 두 역 주변에 공간적으로 상당히 군

집되어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결국 탈선과 비행을 이끄는 각 종 청소년 유

해환경들과 성매매 발생 확률이 높은 모텔 및 노래방 등이 영등포역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조성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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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0] 서울 영등포구 청소년 활동/성매매 장소와 영등포역 버퍼존 분포

이어지는 [그림 41]은 앞의 관악구 및 영등포구 사례와 유사하게 서울시 동대문구 지역의 

위기청소년 가출 및 성매매 장소의 공간적 패턴을 지역 내 대표적인 지하철 역사인 청량리

역과 외대앞역을 중심으로 500미터로 설정된 버퍼존(영향권)을 생성시켜서 시각적으로 살

펴본 결과이다. 지도에서 붉은 원형테두리의 빗금 처리된 버퍼존안에 위기 청소년 가출 시 

숙식장소는 5개 중에서 5개가 성매매 장소는 4개 중에서 4개 모두가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가출 시 숙식장소와 성매매 장소가 모두 두 역 주변에 공간적으로 완벽하게 

군집되어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결국 탈선과 비행을 이끄는 각 종 청소년 

유해환경들과 성매매 발생 확률이 높은 모텔 및 노래방 등이 청량리역과 외대앞역을 중심으

로 집중적으로 조성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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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서울 동대문구 청소년 가출/성매매 장소와 주요 역사 버퍼존 분포

4. 공간자료 분석3: 인천 지역에 대한 미시적 분석

설문조사를 통해 확인된 인천광역시 안에서 발생한 성매매의 총 수는 55건이다. 이들 중 

가장 성매매가 많이 발생한 지역은 무려 32건이 확인된 남구와 13건이 발생한 부평구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이들 청소년성매매 다발 자치구들 모두 지역 내 대표적 교통망인 주요 지

하철 역사를 중심으로 위기 청소년의 활동 및 성매매의 공간적 군집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림 42]와 [그림 43]은 인천지역 위기 청소년성매매 및 가출과 거주 및 노는 장소

의 공간적 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성매매의 경우 남구와 부평구 두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발

생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해당 지역의 전체 영역에서도 붉은 원으로 표시된 특정 

공간에 범죄의 공간적 군집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가출 시 숙식장소의 경우도 성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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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큼은 아니지만 동일한 지역에서의 공간적 군집이 상당한 수준에서 확인되고 있다. 노는 공

간의 경우는 먼저 살펴본 성매매나 가출보다는 덜 하지만 여전히 군집지역이 발견되고 있는

데 반해서 거주 공간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분포가 흩어져 있다. 이러한 특성은 거주의 경우 

친구집이나 선후배집 혹은 쉼터 등에 의존하는 청소년들의 공간적 패턴이 비교적 분산될 가

능성이 높은데 반해서 노는 장소, 가출 시 숙식장소, 혹은 비행 및 범죄 장소의 경우 선호하

는 PC방이나 노래방 등 유흥 및 유해업소 밀집 지역이 지리적으로 특정 공간에 군집될 가능

성이 높은데서 비롯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보다 구체적이고 미시적 분석을 위해서 남구

와 부평구를 중심으로 세부 분석을 시도해 보고자 한다.  

 

[그림 42] 인천 지역 청소년성매매 및 가출의 공간적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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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 인천 지역 위기 청소년 거주 및 놀이의 공간적 분포

먼저 아래 [그림 44]는 인천시 남구 지역의 위기청소년 거주 및 노는 장소의 공간적 패턴

을 대표적인 지하철 역사인 주안역을 중심으로 500미터로 설정된 버퍼존(영향권)을 생성시

켜서 시각적으로 살펴본 결과이다. 지도에서 붉은 원형테두리의 빗금 처리된 버퍼존안에 위

기 청소년 거주 장소는 23개 중에서 6개가 노는 장소는 25개 중에서 12개가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는 장소는 어느 정도 주안역 주변으로 공간적으로 군집되어 있음을 확

인 할 수 있는데 반해서 거주 장소는 공간적 군집성이 그다지 나타나고 있지 않다. 이러한 

결과는 거주의 경우 친구집이나 선후배집 혹은 쉼터 등에 의존하는 청소년들의 공간적 패턴

이 노는 장소의 경우 선호하는 PC방이나 노래방 등 유흥 및 유해업소 밀집 지역의 공간적 

패턴과 다른데서 야기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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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 인천 남구 지역 위기 청소년 거주 및 노는 장소와 주안역 버퍼존 분포

이어지는 [그림 45]는 인천시 남구 지역의 위기청소년 가출 및 성매매 장소의 공간적 패

턴을 대표적인 지하철 역사인 주안역을 중심으로 500미터로 설정된 버퍼존(영향권)을 생성

시켜서 시각적으로 살펴본 결과이다. 지도에서 붉은 원형테두리의 빗금 처리된 버퍼존안에 

위기 청소년 가출 시 숙식장소는 28개 중에서 4개가 성매매 장소는 32개 중에서 무려 19개

가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 남구의 경우 가출 시 숙식장소는 주안역 주변에 공

간적으로 군집되어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성매매 장소는 주안역 주변에 공간적으로 

상당히 군집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결국 탈선과 비행을 이끄는 각 종 

청소년 유해환경들과 성매매 발생 확률이 높은 모텔 및 노래방 등이 주안역을 중심으로 집

중적으로 조성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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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5] 인천 남구 지역 위기 청소년 가출 및 성매매 장소와 주안역 버퍼존 분포

인천 부평구를 보여주는 [그림 46]은 앞에서 살펴본 남구의 사례와 유사하게 위기청소년 

거주 및 노는 장소의 공간적 패턴을 대표적인 지하철 역사인 부평역을 중심으로 500미터로 

설정된 버퍼존(영향권)을 생성시켜서 시각적으로 살펴본 결과이다. 지도에서 붉은 원형테두

리의 빗금 처리된 버퍼존안에 위기 청소년 거주 장소는 21개 중에서 0개가 노는 장소는 20

개 중에서 9개가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는 장소는 어느 정도 부평역 주변으로 

공간적으로 군집되어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는데 반해서 거주 장소는 공간적 군집성이 전혀 

나타나고 있지 않다. 이러한 결과는 거주의 경우 친구집이나 선후배집 혹은 쉼터 등에 의존

하는 청소년들의 공간적 패턴이 노는 장소의 경우 선호하는 PC방이나 노래방 등 유흥 및 유

해업소 밀집 지역의 공간적 패턴과 다른데서 야기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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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6] 인천 부평구 지역 위기 청소년 거주 및 노는 장소와 부평역 버퍼존 분포

[그림 47]은 인천시 부평구 지역의 위기청소년 가출 및 성매매 장소의 공간적 패턴을 대

표적인 지하철 역사인 부평역을 중심으로 500미터로 설정된 버퍼존(영향권)을 생성시켜서 

시각적으로 살펴본 결과이다. 지도에서 붉은 원형테두리의 빗금 처리된 버퍼존안에 위기 청

소년 가출 시 숙식장소는 21개 중에서 4개가 성매매 장소는 13개 중에서 8개가 분포되어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 부평구의 경우 가출 시 숙식장소는 부평역 주변에 공간적으로 군

집되어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성매매 장소는 부평역 주변에 공간적으로 상당히 군집

되어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결국 탈선과 비행을 이끄는 각 종 청소년 유해

환경들과 성매매 발생 확률이 높은 모텔 및 노래방 등이 부평역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조

성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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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7] 인천 부평구 지역 위기 청소년 가출 및 성매매 장소와 부평역 버퍼존 분포

5. 공간자료 분석4: 경기 지역에 대한 미시적 분석

설문조사를 통해 확인된 경기도 안에서 발생한 성매매의 총 수는 63건이다. 이들 중 가장 

성매매가 많이 발생한 지역은 16건이 확인된 부천시로 나타났다. 이어서 수원시(팔달+권선) 

14건, 고양시(일산서+일산동) 11건, 안산시(단원+상록) 10건의 순서였다. 이들 청소년성매

매 다발 자치구들 모두 지역 내 대표적 교통망인 주요 지하철 역사를 중심으로 위기 청소년

의 활동 및 성매매의 공간적 군집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림 48]과 [그림 49]은 경기지역 위기 청소년성매매 및 가출과 거주 및 노는 장소의 공

간적 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성매매의 경우 경기 서부권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데 특

히 고양 일산, 부천, 안산, 수원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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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지역의 전체 영역에서도 특정 공간에 범죄의 공간적 군집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가출 시 숙식장소의 경우도 성매매와 유사하게 상기 성매매 다발지역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

으며 공간적 군집이 상당한 수준에서 확인되고 있다. 거주 및 노는 공간의 경우도 앞에서 언

급한 성매매 다발 지역들과 함께 의정부, 안양, 성남 등 군집지역들이 발견되고 있다. 전체 

경기도 지도를 통해서는 미시적인 분석이 어렵다고 판단되어 보다 미시적 분석을 위해서 청

소년 활동 및 성매매 다발 도시 사례들에 대한 자세한 분석을 시도해보고자 한다. 

[그림 48] 경기 지역 청소년성매매 및 가출의 공간적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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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9] 경기 지역 청소년 거주 및 놀이의 공간적 분포

먼저 [그림 50]은 경기 부천시의 위기청소년 거주 및 노는 장소의 공간적 패턴을 대표적

인 지하철 역사인 부천역을 중심으로 500미터로 설정된 버퍼존(영향권)을 생성시켜서 시각

적으로 살펴본 결과이다. 지도에서 붉은 원형테두리의 빗금 처리된 버퍼존안에 위기 청소년 

거주 장소는 23개 중에서 3개가 노는 장소는 30개 중에서 무려 26개가 분포되어 있는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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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나타났다. 노는 장소의 경우 부평역 주변으로 매우 높은 공간적 군집현상을 확인 할 수 

있는데 반해서 거주 장소는 공간적 군집성이 전혀 나타나고 있지 않다. 이러한 결과는 거주

의 경우 친구집이나 선후배집 혹은 쉼터 등에 의존하는 청소년들의 경향 때문에 공간적 패

턴이 분산되는 형태를 보여주는데 반해서 노는 장소의 경우 선호하는 PC방이나 노래방 등 

유흥 및 유해업소 밀집 지역이 역 주변 지역에 공간적으로 군집되는 패턴이 나타나는데서 

야기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그림 50] 경기 부천지역 위기 청소년 거주 및 노는 장소와 부천역 버퍼존 분포

[그림 51]은 경기 부천시 지역의 위기청소년 가출 및 성매매 장소의 공간적 패턴을 대표

적인 지하철 역사인 부천역을 중심으로 500미터로 설정된 버퍼존(영향권)을 생성시켜서 시

각적으로 살펴본 결과이다. 지도에서 붉은 원형테두리의 빗금 처리된 버퍼존안에 위기 청소

년 가출 시 숙식장소는 22개 중에서 14개가 성매매 장소는 16개 중에서 10개가 분포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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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경기 부천시의 경우 가출 시 숙식장소는 부천역 주변에 공간

적으로 비교적 군집되어 있은 것으로 평가되고 성매매 장소는 부천역 주변에 공간적으로 상

당히 군집되어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결국 탈선과 비행을 이끄는 각 종 청

소년 유해환경들과 성매매 발생 확률이 높은 모텔 및 노래방 등이 부천역을 중심으로 집중

적으로 조성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그림 51] 경기 부천지역 위기 청소년 가출 및 성매매 장소와 부천역 버퍼존 분포

[그림 52]는 경기 수원시의 위기청소년 거주 및 노는 장소의 공간적 패턴을 대표적인 지하

철 역사인 수원역을 중심으로 500미터로 설정된 버퍼존(영향권)을 생성시켜서 시각적으로 

살펴본 결과이다. 지도에서 붉은 원형테두리의 빗금 처리된 버퍼존안에 위기 청소년 거주 

장소는 8개 중에서 0개가 노는 장소는 9개 중에서 3개가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는 장소의 경우 수원역 주변으로 아주 약하게 공간적 군집현상을 확인 할 수 있는데 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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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거주 장소는 공간적 군집성이 전혀 나타나고 있지 않다. 이러한 결과는 거주의 경우 친구

집이나 선후배집 혹은 쉼터 등에 의존하는 청소년들의 경향 때문에 공간적 패턴이 분산되는 

형태를 보여주는데 반해서 노는 장소의 경우 선호하는 PC방이나 노래방 등 유흥 및 유해업

소 밀집 지역이 역 주변 지역에 공간적으로 군집되는 패턴이 나타나는데서 야기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그림 52] 경기 수원지역 위기 청소년 거주 및 노는 장소와 수원역 버퍼존 분포

이어지는 [그림 53]는 경기 수원시 지역의 위기청소년 가출 및 성매매 장소의 공간적 패

턴을 대표적인 지하철 역사인 수원역을 중심으로 500미터로 설정된 버퍼존(영향권)을 생성

시켜서 시각적으로 살펴본 결과이다. 지도에서 붉은 원형테두리의 빗금 처리된 버퍼존안에 

위기 청소년 가출 시 숙식장소는 22개 중에서 10개가 성매매 장소는 14개 중에서 10개가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경기 수원시의 경우 가출 시 숙식장소는 수원역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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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에 공간적으로 비교적 군집되어 있은 것으로 평가되고 성매매 장소는 수원역 주변에 공간

적으로 상당히 군집되어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결국 탈선과 비행을 이끄는 

각 종 청소년 유해환경들과 성매매 발생 확률이 높은 모텔 및 노래방 등이 수원역을 중심으

로 집중적으로 조성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그림 53] 경기 수원지역 위기 청소년 가출 및 성매매 장소와 수원역 버퍼존 분포

[그림 54]은 경기 고양시의 위기청소년 거주 및 노는 장소의 공간적 패턴을 지역 내 대표

적인 지하철 역사인 탄현, 주엽, 정발산, 백석역을 중심으로 500미터로 설정된 버퍼존(영향

권)을 생성시켜서 시각적으로 살펴본 결과이다. 지도에서 붉은 원형테두리의 빗금 처리된 

버퍼존안에 위기 청소년 거주 장소는 19개 중에서 0개가 노는 장소는 14개 중에서 13개가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는 장소의 경우 역사들 주변으로 아주 높은 공간적 군집

현상을 확인 할 수 있는데 반해서 거주 장소는 공간적 군집성이 전혀 나타나고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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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결과는 거주의 경우 친구집이나 선후배집 혹은 쉼터 등에 의존하는 청소년들의 경향 

때문에 공간적 패턴이 분산되는 형태를 보여주는데 반해서 노는 장소의 경우 선호하는 PC방

이나 노래방 등 유흥 및 유해업소 밀집 지역이 역 주변 지역에 공간적으로 군집되는 패턴이 

나타나는데서 야기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그림 54] 경기 고양 일산지역 위기 청소년 거주 및 노는 장소와 주요 역사 버퍼존 분포

이어지는 [그림 55]은 경기 고양시 지역의 위기청소년 가출 및 성매매 장소의 공간적 패

턴을 대표적인 4개 지하철 역사들을 중심으로 500미터로 설정된 버퍼존(영향권)을 생성시

켜서 시각적으로 살펴본 결과이다. 지도에서 붉은 원형테두리의 빗금 처리된 버퍼존안에 위

기 청소년 가출 시 숙식장소는 8개 중에서 3개가 성매매 장소는 11개 중에서 11개가 분포되

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경기 고양시 일산지역의 경우 가출 시 숙식장소는 역사 주

변에 매우 약하게 군집되어 있은 것으로 평가되는데 반해서 성매매 장소는 역사 주변에 공

간적으로 매우 강하게 군집되어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결국 탈선과 비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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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끄는 각 종 청소년 유해환경들과 성매매 발생 확률이 높은 모텔 및 노래방 등이 4개 지하

철역들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조성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그림 55] 경기 고양 일산지역 위기 청소년 가출 및 성매매 장소와 주요 역사 버퍼존 분포

[그림 56]는 경기 안산시의 위기청소년 거주 및 노는 장소의 공간적 패턴을 대표적인 지

하철 역사인 중앙역을 중심으로 500미터로 설정된 버퍼존(영향권)을 생성시켜서 시각적으

로 살펴본 결과이다. 지도에서 붉은 원형테두리의 빗금 처리된 버퍼존안에 위기 청소년 거주 

장소는 25개 중에서 0개가 노는 장소는 25개 중에서 무려 1개가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따라서 거주 및 노는 장소가 모두 중앙역 주변에 공간적 군집성이 전혀 나타나고 있지 

않다. 이러한 결과는 다른 청소년성매매 다발 지역들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주요 교통망 

주변에서의 청소년 탈선, 비행, 성매매의 공간적 집중 현상이 안산의 경우 적용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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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6] 경기 안산지역 위기 청소년 거주 및 노는 장소와 중앙역 버퍼존 분포

[그림 57]은 경기 안산시 지역의 위기청소년 가출 및 성매매 장소의 공간적 패턴을 대표

적인 지하철 역사인 중앙역을 중심으로 500미터로 설정된 버퍼존(영향권)을 생성시켜서 시

각적으로 살펴본 결과이다. 지도에서 붉은 원형테두리의 빗금 처리된 버퍼존안에 위기 청소

년 가출 시 숙식장소는 13개 중에서 2개가 성매매 장소는 10개 중에서 3개가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에서 살펴보았던 거주/노는 장소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가출 및 성매매 

장소가 모두 중앙역 주변에서 공간적 군집성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다른 청소년성매매 다발 지역들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주요 교통망 주변에서의 청소년 

탈선, 비행, 성매매의 공간적 집중 현상이 안산의 경우 적용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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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7] 경기 안산지역 위기 청소년 가출 및 성매매 장소와 중앙역 버퍼존 분포

앞에서 살펴본 사례들은 모두 설문조사에서 성매매가 10건 이상 확인된 경기도의 청소년

성매매 다발 지역이다. 이에 비해서 다음 소개할 의정부와 안양 지역은 성매매가 3건에 지

나지 않지만 비교를 위해서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그림 58]은 경기 의정부시의 위기청소

년 거주 및 노는 장소의 공간적 패턴을 의정부역을 중심으로 500미터로 설정된 버퍼존(영향

권)을 생성시켜서 시각적으로 살펴본 결과이다. 지도에서 붉은 원형테두리의 빗금 처리된 

버퍼존안에 위기 청소년 거주 장소는 24개 중에서 1개가 노는 장소는 16개 중에서 4개가 분

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는 장소의 경우 역사들 주변으로 공간적 군집현상을 미세

하게나마 확인 할 수 있는데 반해서 거주 장소는 공간적 군집성이 전혀 나타나고 있지 않다. 

이러한 결과는 거주의 경우 친구집이나 선후배집 혹은 쉼터 등에 의존하는 청소년들의 경향 

때문에 공간적 패턴이 분산되는 형태를 보여주는데서 야기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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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8] 경기 의정부지역 위기 청소년 거주 및 노는 장소와 의정부역 버퍼존 분포

이어지는 [그림 59]는 경기 의정부시 지역의 위기청소년 가출 및 성매매 장소의 공간적 

패턴을 의정부역을 중심으로 500미터로 설정된 버퍼존(영향권)을 생성시켜서 시각적으로 

살펴본 결과이다. 지도에서 붉은 원형테두리의 빗금 처리된 버퍼존안에 위기 청소년 가출 시 

숙식장소는 23개 중에서 6개가 성매매 장소는 3개 중에서 0개가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따라서 가출 및 성매매 장소가 모두 의정부역 주변에서 공간적으로 군집되어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다른 청소년성매매 다발 지역들에서 공통적으로 나타

나는 주요 교통망 주변에서의 청소년 탈선, 비행, 성매매의 공간적 집중 현상이 의정부의 경

우 적용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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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9] 경기 의정부지역 위기 청소년 가출 및 성매매 장소와 의정부역 버퍼존 분포

[그림 60]은 경기 안양시 지역의 위기청소년 거주 및 노는 장소의 공간적 패턴을 안양역

을 중심으로 500미터로 설정된 버퍼존(영향권)을 생성시켜서 시각적으로 살펴본 결과이다. 

지도에서 붉은 원형테두리의 빗금 처리된 버퍼존안에 위기 청소년 가출 시 숙식장소는 12개 

중에서 1개가 성매매 장소는 11개 중에서 1개가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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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0] 경기 안양 지역 위기 청소년 거주 및 노는 장소와 안양역 버퍼존 분포

뿐만 아니라 [그림 61]에서 보듯이 가출 및 성매매 장소의 경우도 버퍼존안에 각 각 10개 

중 2개, 1개 중에서 0개가 확인되었다. 따라서 거주, 놀이, 가출, 성매매 장소가 모두 안양

역 주변에서 공간적으로 군집되어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다른 청

소년성매매 다발 지역들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주요 교통망 주변에서의 청소년 탈선, 비

행, 성매매의 공간적 집중 현상이 안양시의 경우 적용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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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1] 경기 안양 지역 위기 청소년 가출 및 성매매 장소와 안양역 버퍼존 분포

마지막으로 경기 성남시의 경우는 성매매가 설문조사에서 확인되지 않은 지역이지만 다른 

위기 청소년들의 활동들의 군집이 확인되어서 비교를 위해서 소개하였다. [그림 62]는 경기 

성남시 지역의 위기청소년 거주, 놀이, 그리고 가출 시 숙식장소의 공간적 패턴을 지역 내 4

개 지하철 역사들을 500미터로 설정된 버퍼존(영향권)을 생성시켜서 시각적으로 살펴본 결

과이다. 지도에서 붉은 원형테두리의 빗금 처리된 버퍼존안에 위기 청소년 거주 장소는 21

개 중에서 9개가 노는 장소는 18개 중에서 8개가 가출 시 숙식장소는 17개 중에서 7개가 분

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거주, 놀이, 그리고 가출 시 숙식장소가 모두 역 주변

에서 공간적으로 비교적 군집되어 나타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비록 설문에서 

청소년성매매가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다른 청소년성매매 다발 지역들에서 공통적으로 나타

나는 주요 교통망 주변에서의 청소년 탈선, 비행, 성매매의 공간적 집중 현상이 성남시에도 

심화될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다. 결국 탈선과 비행을 이끄는 각 종 청소년 유해환경들과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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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발생 확률이 높은 모텔 및 노래방 등이 4개 지하철역들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조성될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그림 62] 경기 성남 지역 위기 청소년 활동 장소와 주요 역사 버퍼존 분포

6. 공간자료 분석5: 청소년성매매와 비행의 공간적 연관성 분석 

청소년 비행은 향후 범죄로 발전될 가능성이 매우 크며 따라서 앞에서 살펴보았던 청소년

성매매의 공간적 특성과의 관련성이 예상되는 중요한 변인이다. 청소년들의 탈선과 비행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에서 청소년들에 의한 범죄 혹은 청소년들 대상으로 하는 범죄는 훨씬 

더 자주 발생할 것이다. 따라서 이번 챕터에서는 청소년 비행의 공간적 패턴을 수도권 전역

은 물론 3개 광역 단위로 나누어서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이미 파악한 청소년성매매와 비교

한 지도들을 통해서 두 가지 변인들의 공간적 관련성을 탐색적으로 조사해볼 것이다. 먼저 

[그림 63]은 수도권 전체 걸쳐 파악한 조사 청소년들의 비행 실태를 공간적으로 보여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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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이다. 탈선의 유형을 폭행, 약물, 패싸움, 삥뜯기 등 4가지로 나누어서 설문조사는 실시

했는데 좌측 지도는 폭행과 약물과 관련된 비행이 발생한 장소를 우측 지도는 패싸움과 삥

뜯기가 발생한 장소를 나누어서 보여준다. 지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설문조사 청소년들의 

의해서 자행된 비행의 상당수는 서울시 행정구역안과 인천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했고 경기도

는 인천과 서울을 잇는 서부권역에 집중되었다. 

[그림 63] 유형에 따른 조사 청소년 비행의 수도권 지역 공간 패턴

이러한 수도권 전역을 포괄하는 유형별 비행의 공간적 분포는 현황 파악 이상의 의미를 

지니기 어렵기 때문에 광역권역으로 보다 범위를 좁혀서 청소년성매매와의 연관성을 중심으

로 공간적 분포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어지는 [그림 64]는 서울시 영역 안에서 발생한 성

매매 장소 및 비행 장소의 공간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지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청소년성

매매 장소의 공간분포는 상당수가 집중적으로 남서부권에 군집되어 있고 그 외 서울북부도

심 지역에 일부 군집이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총 56개 비행장소가 확인된 서울의 청소년 비

행의 경우도 성매매 장소의 공간분포의 방향과 거의 비슷하게 서남부권역, 중심도심권, 북



150

성매매 피해청소년의 공간패턴 연구

동권역 등에서 확연한 군집을 띠고 있다. 이처럼 조사 청소년들 비행의 공간분포는 성매매

의 공간분포와 비교해서도 매우 유사한 패턴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그림 64] 서울시 청소년성매매 및 비행의 공간분포 비교

설문조사를 통해 비행 장소가 확인된 인천광역시 안에서 발생한 비행의 총 수는 37건이

다. [그림 65]는 인천지역 위기 청소년의 성매매 및 비행 장소의 공간적 분포를 보여주고 있

다. 성매매의 경우 남구와 부평구 두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붉은 원

으로 표시된 특정 공간에 성매매가 공간적으로 군집되는 것이 확연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

런데 비행 장소의 경우도 성매매와 매우 유사하게 타겟으로 표시한 일부 지역들에서 집중적

으로 발생하고 있다. 한편 75건의 청소년 비행 장소가 발견된 경기도의 경우 역시 서울시나 

인천광역시에서 나타났던 청소년성매매와 청소년 비행 간의 공간적 분포의 유사성이 거듭 

확인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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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5] 인천 지역 위기 청소년성매매 및 비행의 공간적 분포

[그림 66] 경기 지역 청소년성매매 및 비행의 공간적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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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지역의 경우 성매매는 부천, 안산, 수원, 고양, 의정부 지역들에서 군집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비행의 경우도 이들 지역에서 공간적 집중 현상이 매우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더하여 성남 지역의 경우는 성매매가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상당수의 비행 

장소들이 발견되어 성매매를 포함한 청소년 범죄의 발생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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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절 자치구별 청소년성매매 발생도 

1. 청소년성매매 발생도의 의의와 측정 방식

앞에서 다양한 공간분석 기법들을 통해서 설명한바와 같이 청소년성매매는 지극히 공간적

인 특성을 갖고 있다. 즉 지역에 따른 범죄 정도의 변이가 두드러지며 일부 지역들에 걸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패턴을 보여준다. 따라서 지역적 단위들에 걸쳐서 청소년성매매가 얼

마나 심각한지를 정확하고 면밀하게 측정하는 것은 공간적 패턴에 대한 분석에서 매우 중요

한 부분이다. 하지만 다른 범죄 유형과 마찬가지로 청소년성매매 역시 범죄 정도를 측정하

는데 상당한 한계가 존재한다. 일반적으로 범죄가 갖는 사회적 중요성 때문에 국가기관은 

범죄관련 통계를 수집하고 관리한다. 이에 따라 일반적으로 소위 공식범죄통계는 국가의 대

표적 수사기관에 의해서 한 해 동안 범죄사건에 대한 다양한 내용들을 요약한 자료의 형태

로 제공된다. 하지만 이러한 공식통계 자료는 실제 경찰 등 공권력에 의해서 확인되고 처리

된 사건들만을 다룰 수 밖에 없는 한계가 존재한다. 특히 성매매는 다른 범죄 유형과는 달리 

상당 부분 피해자의 합의하에 범죄가 발생하다 보니 피해자 신고를 통한 공권력의 확인 및 

처리가 극도로 어려운 범죄 유형이다. 따라서 사법경찰기관들의 단속 등에 의한 결과로 확

인될 여지가 많은 경찰청의 청소년성매매 공식통계 자료는 실제 성매매가 지역적으로 얼마

나 발생하는지를 보여주는데 역부족이다.

이 연구가 실시한 청소년성매매 공간패턴에 대한 설문조사는 이러한 공식통계가 갖는 한

계를 보완해 줄 수 있는 공간적 자료를 제공한다. 성매매 장소에 대한 점 자료(point data)

를 추출한 후 수도권 시군구 경계 정보를 담은 면 자료(polygon data)에 청소년성매매 점 

자료와 중첩시키는(overlapping) 기법을 사용하면 시군구 행정구역내에서 발생한 청소년성

매매 건수의 합을 측정할 수 있다. 이렇게 생성시킨 설문조사의 성매매건수 합 변수를 인구

수로 표준화시키면 앞에서 공식적 통계의 분석을 위한 변수로 사용했던 인구 10만 명당 청

소년성매매 건수와 유사한 변수를 만들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공식통계와 설문조

사의 청소년성매매 변수들을 이용하여 같은 비율로 가중치를 주어서 새로운 청소년성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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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도를 측정하고자 한다. 이러한 접근은 실제 공권력에 의해서 확인되는 청소년성매매의 

수준을 공식통계 자료를 통해서 설명하고 동시에 공권력에 의해서 확인되지 않지만 실제 발

생하고 있는 청소년성매매의 잠재적이며 숨겨진 수준을 설문조사 자료를 통해서 설명하는 

것을 의미한다.  

새로운 청소년성매매 발생도 측정방식을 간단한 수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수식 1:    



                수식 2:  





수식1에서 는 공식통계의 청소년성매매 수치를 의미하며 와 은 각 각 해당 시

군구 의 공식통계의 10만 명당 청소년성매매 건수와 같은 변수의 최댓값(maximum value)

이다. 수식2에서 는 설문조사의 청소년성매매 수치를 의미하며 와 은 각 각 해당 

시군구 의 설문조사의 10만 명당 청소년성매매 건수와 같은 변수의 최댓값(maximum 

value)이다. 두 영역별 지수들은 최솟값을 0을 갖고 최댓값은 1을 갖는다. 이렇게 공식통계

와 설문조사를 통해 얻은 두 가지 성매매 지수들에 50씩 동일한 가중치를 곱한 후 합계를 내

면 아래와 같은 최종적인 청소년성매매 발생도가 도출된다.

수식 3:     × ×  

수식3에서 는 청소년성매매 발생도를 의미하며 특정 시군구에서 어떠한 청소년성매매

가 공식통계든 설문조사 상에서든 확인이 되지 않을 때 최소 0에서 2가지 영역에 대한 지수

를 모두 최댓값을 갖는다는 전제하에 최대 100에 이르는 변수값의 범위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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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 시군구 청소년성매매 발생도

1 인천 남 52.50

2 서울 종로 50.00

3 서울 금천 39.50

4 서울 중구 29.00

5 서울 관악 29.00

6 인천 부평 18.50

7 서울 동대문 14.00

8 경기 수원팔달 14.00

9 인천 중구 12.50

10 서울 강북 11.50

11 서울 서초 11.50

2. 청소년성매매 발생도의 해석 및 분석

청소년성매매 발생 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위 수식을 이용하여 계산한 수도권 청소년성매

매 위험의 상위 20개 지역들에 대한 정보는 아래 [표 41]과 같다. 전체 78개 경기도 시군구

들 중에서 청소년성매매 발생이 가장 높은 자치단체는 인천 남구로 발생도가 52.5로 나타났

다. 이러한 수치는 전체 평균 5.92보다 약 9배에 이르는 수준으로 이 지역의 청소년성매매가 

매우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어서 서울 종로구가 지수 50으로 그 뒤를 이었고 서

울 금천(39.5), 서울 중구(29), 서울 관악(29) 등이 상위 5개 시군구로 나타나서 인천 남구

를 제외하고 모두 서울에 소재한 자치구들이었다. 이들 5위권을 이어서 인천 부평(18.5), 서

울 동대문(14), 경기 수원팔달(14), 인천 중구(11.5), 서울 강북 및 서초(각각 11) 등이 청

소년성매매 다발 발생지역 10위권에 들어갔다. 전체 상위권 20개 지역들 중에서 서울시 자

치구들이 14개 지역을 차지하였고 인천과 경기가 각 각 3개 지역들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

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성매매 발생지역의 비중이 서울은 전체 25개 자치구 중에서 56%

를, 인천은 전체 9개 자치구 중에서 33%를, 경기는 44개 시군구 중에서 6.8%를 차지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청소년성매매의 발생 정도가 수도권에서도 경기도에 비해서 상대적

으로 서울과 인천의 일부 지역에서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41] 청소년성매매 발생도 상위 20개 시군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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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 시군구 청소년성매매 발생도

12 서울 광진 11.00

13 서울 구로 11.00

14 서울 동작 10.50

15 서울 용산 10.00

16 경기 고양 일산서 10.00

17 서울 성동 9.50

18 서울 영등포 9.50

19 경기 부천원미 9.50

20 서울 은평 7.00

전체평균 5.92

    

이러한 수도권 시군구 지역들에 걸친 청소년성매매 발생의 수준을 공간적으로 나타낸 것

이 아래의 [그림 67]이다. 측정한 발생 정도를 사분위수로 나누어 시각화한 지도는 검은색 

음영을 가질수록 발생 정도가 높은 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 수도권 지역을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서울을 중심으로 인천 방향의 수도권 서부권에서 청소년성매매의 발생 정도가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서울시 안에서는 관악, 구로, 금천, 영등포로 이어지는 서남부 지역과 

종로, 중구, 동대문으로 이어지는 강북 도심 지역의 발생 정도가 매우 뚜렷하게 확인되었다. 

인천과 경기 지역은 역시 서울 서남부 지역과 인접해 있는 곳들에서 발생 정도가 높게 나타

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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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7] 수도권 청소년성매매 발생 정도의 공간적 패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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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지는 [그림 68]은 [그림 67]에서 보여준 청소년성매매 발생 정도의 공간적 패턴의 핫

스팟 지역을 분석한 Getis-Ord Gi* 공간통계(spatial statistics)의 결과이다. 소위 

G-statistic이라고 불리는 핫스팟분석 통계는 높은 값들을 갖거나 낮은 값들을 갖는 공간적 

사상(spatial feature)들이 연구 지역(study area)내에서 군집되는 경향이 있는지를 설명해

준다. 이 도구는 기본적으로 이웃해 있는 사상들의 맥락 안에서 각각의 공간적 사상을 관찰

함으로써 작동된다. 만약 사상의 값이 높고 동시에 모든 이웃해 있는 사상들의 값들이 역시 

높다면 핫스팟(hotspot)으로 본다. 기본적으로 사상과 그 이웃한 사상들에 대한 지역적 합

계(local sum)는 연구 지역의 모든 사상들의 합계(sum)와 비례해서 비교될 수 있다. 측정한 

지역적 합계가 기대하는 지역적 합계(expected local sum)보다 많이 다를 때 그 차이가 무

작위적 확률의 결과라고 하기에 과도하게 크다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z스코어가 결과로 나

온다는 원리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Gi*-Statistic은 실제 z스코어를 의미하므로 통계적으

로 유의미한 양의 z 스코어값들에 대해서는 z스코어가 클수록 높은 값들의 군집이 강하게 

나타나는 핫스팟 지점이라고 볼 수 있다. 반대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음의 z 스코어값들에 

대해서는 z스코어가 작을수록 낮은 값들의 군집이 강하게 나타나는 핫스팟 지점이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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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8] 수도권 청소년성매매 발생 정도의 핫스팟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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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절 수도권 청소년성매매에 미치는 영향요인 분석

앞에서 살펴본 분석은 주로 청소년성매매가 발생한 공간적 특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즉 공식통계 자료를 통한 시군구 단위에서의 공간패턴과 함께 설문조사를 통하여 입수한 수

도권 위기 청소년들의 구체적인 성매매 장소에 대한 보다 미시적인 공간적 속성을 살펴봄으

로써 실제 위기 청소년들의 다양한 활동 공간과의 연계성에 입각한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순수한 공간적 접근과 더불어 과연 어떠한 구체적인 

지역적 특성들이 청소년성매매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는 것도 청소년성매매의 원인을 

보다 명확히 확인하고 인과성을 규명하는데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비록 이 연구의 주

된 초점은 청소년성매매의 공간성에 있지만 수도권 청소년성매매의 결정요인들을 두루 살펴

보는 분석을 병행해보고자 한다.   

1. 분석단위와 변수

수도권 청소년성매매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지금 현재 입수 가능한 공식적 자

료는 경찰청이 공개한 2010, 2011년도 수도권 경찰서별 청소년성매매 검거 인원 및 건수에 

대한 자료이다. 다른 범죄 자료와 마찬가지로 개별적인 범죄 건수, 범죄자 혹은 범죄피해자

를 분석단위로 해서 결정요인을 살펴보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청소년성매매의 경우도 

지역적 단위를 사용할 수밖에 없으며 그 단위는 경찰서 관할구역과 상당부분 일치하는 시군

구 행정단위이다. 지역적 분석단위를 사용할 때 가급적 미시적 분석단위를 사용하면 훨씬 

더 관측치들의 수를 늘릴 수 있으며 소지역에 걸쳐서 나타나는 보다 다양한 지역적 변이를 

통제하는 큰 잇점이 있다. 하지만 자료의 한계로 인하여 이 연구에서 불가피하게 시군구 지

역의 분석단위를 이용하고자 한다.

청소년성매매의 영향을 요인을 분석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종속변수는 청소년성매매

이다. 시군구별 청소년성매매의 정도를 가장 잘 보여주는 지표로서 바로 앞장에서 측정한 시

군구별 청소년성매매 발생도를 종속변수로 사용할 것이다. 독립변수가 될 청소년성매매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은 첫 분석파트에서 공식통계 결과와 함께 소개했던 지역의 주요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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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발 환경들을 중심으로 아래 [표 42]과 같이 설명될 수 있다. 우선 범죄에 영향을 미치는 

전통적인 변수인 인구밀도와 청소년 인구비율을 인구 통계적 요소로 보고 포함하였다. 또한 

유해환경을 살펴보기 위하여 인구 천 명당 숙박업소 수와 인구 천 명당 주점 및 오락업소 수

를 모형에서 통제하기로 하였다. 원래 유해환경 요인들에 대한 자료는 숙박, 주점, 오락, 마

사지 등 4가지 유형의 업소들에 대한 자료들을 확보하였고 앞에서 공간적인 분포를 보여줄 

때는 모든 변수들을 사용했었다. 하지만 회귀분석을 위하여 4가지 변수들을 모두 포함했을 

때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의 문제가 발생하여 마사지 업소는 제외시켰으며 주점과 오

락업소는 숫자를 합하여 하나의 변수를 만들어서 사용하기로 하였다. 위기 청소년의 비행이

나 탈선의 문제를 억제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라고 할 수 있는 청소년 지원시설 수와 청소

년 성폭력 및 성매매를 막기 위한 지원시설 수도 독립변수로 포함시켰다. 마지막으로 지역의 

개괄적인 빈곤정도를 보여주는 기초생활수급가구 비율과 주거환경을 보여주는 다세대 및 연

립주택 비율 변수도 함께 고려하였다.    

변수명 변수설명

인구통계
인구밀도 1제곱 평방 미터 당 인구수

청소년인구 청소년인구 비율

유해환경
숙박업소 인구 천 명당 숙박업소 수

주점 및 오락업소 인구 천 명당 주점 및 오락업소 수

정부지원
성문제 지원시설 청소년 성폭력 및 성매매 관련 지원시설 수

청소년 지원시설 위기 청소년 지원 시설 수

지역특성
빈곤 기초생활수급인구 비율

공동주거 연립 및 다세대주택 비율

[표 42] 변수명과 변수설명

2. 모형에 대한 고찰

앞에서 청소년성매매가 나타나는 공간적 패턴을 보여주는 지도그리기(mapping)와 지리

적으로 군집되어있는지를 살펴보는 일련의 탐색적 공간자료분석(Exploratory spatial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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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lysis)은 청소년성매매가 지닌 특유의 공간적 특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지역의 

청소년성매매에 미치는 요인을 분석할 때도 이러한 공간적 특성을 고려한 공간계량기법이 

응용될 필요가 있다. 최근 많은 도시지리학이나 범죄학 관련 연구들은 회귀분석에 공간적 

특성을 통제할 수 있는 다양한 공간회귀분석모형을 소개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도 몇 가지 

대표적인 공간회귀모형을 전통적인 최소자승법을 이용한 회귀모형과 비교하면서 청소년성

매매를 이끄는 요인들을 분석하고 한다.

기본적으로 공간자료를 활용한 회귀모형은 전통적인 OLS 회귀모형에 대해서 갖는 종속변수와 

오차항의 등분산성의 가정에 대한 의문에서 출발한다. 회귀모형에서 추정하는 기대치(expected 

value)와 실제 관측치(observed value) 사이의 차이가 전체 구간에 걸쳐서 동일한 편차를 보인다

는 것은 지리적 단위에 대한 분석에서 특히나 변수의 공간적 의존성(spatial dependency)가 

두드러진 경우에는 만족시키기 어려운 가정이다. 분석단위가 되는 지역이 이웃지역과의 공간적 

의존성에 때문에 발생하는 공간적 자기상관(spatial autocorrelation)을 적절히 통제하는 모형

이 바로 공간회귀모형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 사용할 첫 번째 공간회귀모형은 공간적 자기상관 모형(spatial autoregressive 

model: SAR)으로 공간적 지체 모형(spatial lag model)이라고도 한다. 이러한 공간적 자기상

관 모형은 앞에서 언급했듯이 공간적으로 지체된(spatially lagged) 종속변수를 포함하게 됨으

로써 발생하는 공간적 효과를 다루는 모형이고 아래 수식으로 간단히 나타낼 수 있다.

   

이때 는 공간적 가중치 행렬(Spatial weighted matrix)로서 종속 변수인 의 지역 간 

의존 관계를 나타낸다. 는 설명변수들에 대한 관치들의 행렬을, 는 오차항들의 벡터를,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는 종속변수인 의 공간적 계수(spatial coefficient)이다. 이때 

공간적 자기상관이 없다면 는 이웃하는 값들에 의존하지 않게 되며 로 값은 0이 된다. 

두 번째 사용할 공간회귀모형은 공간자기상관을 오차 값에 의해 설명하는 모형으로 소위 

공간오차모형(spatial error model, SEM)이라고 한다. 이 모형의 기본적인 속성은 아래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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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이때,     

는 오차항의 벡터이며 가중치행렬()을 사용해서 공간적으로 가중되어 있고 는 공간

적 오차 계수를 는 상관되어있지 않은 오차항의 벡터를 의미를 한다. 만약 오차항들간에 

공간적 상관관계가 없다면 람다는 0의 값의 갖는다. 

3. 분석 결과

먼저 아래 [표 43]는 종속변수와 독립변수들에 대한 기본적인 요약통계를 보여준다. 우선 

종속변수인 청소년성매매의 발생도는 평균 5.92로 나타났으며 최소값이 0, 최대값이 52.5에 

이르러서 지역 간 변이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통계변수로 포함된 인구밀도 변수 

역시 평균이 5631.54인데 최소값 67.69에서 최대값 22108.62까지 분포되어 있어서 인구가 

지리적으로 집중되어 있는 도시지역과 경기도 외곽 군지역의 편차가 두드러졌다. 숙박업소

는 인구 천 명당 평균 0.73개로 나타났지만 역시 최소값 0.03에서 4.26의 비교적 큰 지역 간 

변이를 확인할 수 있었고 유흥 및 오락 업소의 경우는 최소값과 최대값간의 차이가 무려 18

배에 이르렀다. 청소년성매매 및 성폭력 지원 시설 수와 위기 청소년 지원 시설 수는 지역들

에 걸쳐 평균적으로 1개 정도씩 분포되었지만 아예 없는 지역이 있거나 아니면 5개 이상의 

시설들이 집중된 지역들도 확인되었다. 이 밖에 기초생활 수급가구 비율과 연립 및 다세대주

택 비율 변수들도 상당한 수준의 지역적 변이를 보여주고 있어서 청소년성매매에 미치는 영

향을 살펴보는데 유용한 변수로 사용될 수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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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 서술통계요약

변수명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청소년성매매 발생 5.92 10.27 0 52.5

인구밀도(1㎡당) 5.63 4.44 0.07 22.11

청소년 인구 비율 0.08 0.01 0.06 0.11

숙박업소 0.73 0.77 0.03 4.26

유흥 및 오락 업소 5.58 3.54 0.96 17.66

성문제 지원 시설 1.06 1.26 0 5

청소년 지원 시설 1.81 1.27 0 7

기초생활 수급가구 비율 0.03 0.02 0.01 0.09

연립 및 다세대주택 비율 0.18 0.10 0.05 0.49

회귀분석 모형의 결과를 살펴보기에 앞서 우선 각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보여주는 것인 

이어지는 [표 44]의 내용이다. 이러한 상관관계는 인과성을 배제한 순전히 변수들 사이의 

관계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전체적으로 청소년성매매와 숙박업소, 유흥오락업소, 연립다세대

주택 비율 등의 변수들 간에 높은 정의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독립변수들 사이는 청소

년 비율과 숙박업소 사이는 부의 상관관계가 확인되었고 숙박업소와 유흥오락업소, 기초수

급가구비율과 숙박업소, 유흥오락업소와 연립다세대주택 비율 들 간에는 정의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표 44] 변수들 간 상관관계 분석

발생 밀도 청소년 숙박 유흥 성지원 청지원 기초 연립

발생 1

밀도 0.18 1

청소년 -0.24 0.14 1

숙박 0.53 -0.09 -0.56 1

유흥 0.67 0.14 -0.30 0.65 1

성지원 0.17 0.24 -0.03 -0.12 0.004 1

청지원 0.09 0.18 0.007 -0.10 0.11 0.30 1

기초 0.14 -0.27 -0.13 0.51 0.35 -0.12 0.03 1

연립 0.46 0.30 -0.21 0.26 0.57 0.13 0.14 0.0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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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지는 [표 45]는 최소자승(OLS) 회귀모형의 분석결과와 함께 앞에서 설명했던 공간

적 자기회귀모형(SAR)과 공간오차모형(SEM)의 결과를 함께 보여주고 있다.

[표 45] 공간회귀모형의 비교

최소자승회귀(OLS) 공간자기회귀(SAR) 공간오차(SEM)

회귀계수 표준오차 회귀계수 표준오차 회귀계수 표준오차

Constant -14.48** 8.35 -14.60** 7.83 -15.58** 7.69

인구밀도 0.04** 0.22 0.08** 0.21 0.06** 0.20

청소년 93.74** 92.74 90.31** 87.36 103.53** 85.91

숙박업소 5.18** 1.97 5.09** 1.85 5.34** 1.83

유흥오락 1.27** 0.39 1.39** 0.39 1.22** 0.35

성문제지원 1.40** 0.72 1.39** 0.67 1.43** 0.68

청소년지원 0.12** 0.72 0.11** 0.68 0.17** 0.68

기초생활 -91.53** 53.04 -75.87** 49.59 -79.58** 48.01

연립다세대 12.83** 11.56 13.55** 10.79 13.06** 10.78

Lamda -0.11**

Rho -0.15**


 0.54 0.55 0.54

AIC 541.505 542.434 541.22

우선 최소자승회귀 모형은 전체 청소년성매매 발생정도의 54%정도를 설명하고 있다. 독립변

인들 중에서 숙박업소 수와 유흥 및 오락업수 수가 청소년성매매의 발생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중공선성에 대한 문제를 확인해본 결과 Belsely 

et. al(1980)이 제시했던 조건숫자(condition nubmer)가 35.155로 나타났고 심각한 다중공선성

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오차항의 정규성에 대한 Jarque-Bera 검정결과 최소자승

회귀 모형은 예측값이 갖는 오차가 비정규분포를 갖는 것으로 드러났다 (JB=259.07, 

p=0.00000). 또한 최소자승모형을 통해서 예측된 값과 실제값의 오차가 동일한 편차를 갖는지를 

보여주는 등분산성에 대한 검정인 Koenker-Bassett 검증에서 모형은 이분산성에 따른 심각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KB=14.21, p=0.08). 결과적으로 최소자승모형은 회귀계수값이 

반드시 편향(biased)되지는 않더라도 비효율적(inefficient)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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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지는 공간자기회귀 모형의 경우 OLS모형에서와 마찬가지로 숙박업소 수와 유흥 및 

오락업소 수가 청소년성매매 발생도를 높이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청소년 성범죄관련 지원시

설들이 많을수록 지역의 청소년성매매 발생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간자기회귀 

모형에서 주목해야 하는 결과는 이웃한 관측들에 의하여 관측들에 미치는 평균적인 영향력

을 측정함으로써 이 연구의 표본자료에 내재되어 있는 공간적 종속성(spatial dependence)

을 반영하는 로(rho)값이다. 분석결과 위 공간자기회귀 모형의 로 값이 통계적으로 유의하

지 않아서 한 지역의 청소년성매매 발생정도가 이웃하는 지역의 발생정도에 지체효과(lag 

effects)를 갖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마지막으로 공간오차모형은 공간자기회귀 모형과 마

찬가지로 숙박업소 수, 유흥 및 오락업소 수, 그리고 청소년 성범죄관련 지원시설 수 등이 

지역의 청소년성매매발생에 영향을 미쳤다. 공간자기회귀 모형과 비교했을 때 공간오차모형

에서는 공간적으로 상관된 오차들(spatially correlated errors)에 대한 회귀계수인 람다

(lambda)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하지만 분석결과 람다 값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서 최소자승모형의 이분산성이 공간적인 오차에 의해서 설명된다고 보기 어렵

다고 판단된다.

결과적으로 전통적인 최소자승회귀 모형의 대안으로 모색했던 공간적 지체를 이용한 공간

자기회귀모형과 공간적 오차를 이용한 공간오차모형 모두 이 연구에서 살펴보려했던 청소년

성매매의 발생정도에 미치는 영향 요인에 대한 분석에서 뚜렷한 장점을 보여주는데 실패하

였다. 이러한 결과는 기본적으로 공식통계에 기초한 청소년성매매발생도가 공간적으로 수도

권 시군구라는 상대적으로 큰 지리적 분석단위에서 측정되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분석 단위가 미시적이고 관측치가 많을수록 공간자료는 훨씬 더 많은 공간적 역동성과 변이

를 설명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연구는 공간회귀분석을 통해서 공간적 의존성을 통제한 모형

을 활용하기에는 근원적인 한계를 갖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이미 앞에서의 다양한 

탐색적인 공간자료 분석들의 도구들을 사용하여 청소년성매매 발생의 공간적 특성들을 발견

했다는 점에서 시도한 3가지 회귀모형들에 대한 소개는 향후 분석단위를 보다 좁히고 양질

의 자료들의 축적을 통해서 지역의 청소년성매매의 발생이나 발생도에 미치는 요인들을 분

석하는데 초석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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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절 요약

환경이 인간행동에 미치는 영향은 오랫동안 사회과학의 여러 분야에서 주요한 연구대상이 

되어왔다. 최근에는 문제발생 가능성이 많은 공간적 특성을 개선함으로써 사회문제를 예방

하고자하는 노력들이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은 GIS(geographical information 

system) 등과 같은 과학적 기법을 이용하여 청소년문제 및 범죄를 예방하고 개선하는 정책

에 다양하게 적용되고 있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GIS(geographical information system)와 그와 관련된 도구를 이용

하여, 가출 및 성매매피해청소년의 공간패턴을 지역의 물리적 특성과 관련하여 살펴보고자 

하였다. 

첫 번째로 2010년과 2011년의 청소년대상 성매매 검거인원과 검거건수(공식통계)를 종

속변수로 하여, 지역별 청소년 대상 성매매 가해자와 범죄건수의 공간적 패턴, 지역별 청소

년성매매 유해환경요소 및 청소년들을 위한 사회안전망들의 공간적 패턴, 청소년 대상 성매

매 공식통계에 대한 공간적 자기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첫째, 2011년 수도권 시군구별 청소년성매매의 공간패턴을 살펴보면, 검거인원이나 검거

건수 모두 대도심인 서울을 중심으로 수도권 서부권에 공간적으로 집중되어 있었다.  그리고 

‘2010년과 2011년 청소년성매매 검거인원과 검거건수를 종합한 결과’와 ‘인구 10만 명 당 

청소년성매매 건수’에 대한 공간적 패턴도  2011년 수도권 시군구별 청소년성매매의 공간패

턴과 유사한 결과를 나타냈다. 마지막으로 최근 2년간 청소년성매매의 공간패턴을 발생비율

의 차이와 밀도점(density plot)으로 나타낸 결과, 서울 일부지역들의 경우 청소년성매매가 

발생한 경기도의 일부 외곽지역들에 비해서 청소년성매매의 발생이 10~100배에 이르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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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나타났다. 또한 청소년성매매율 밀도 지도에 따르면 서울지역 안에서도 남서권과 한강 

이북의 중심지역들에서 성매매가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청소년문제가 언급될 때 마다 제기되는 사항 가운데 하나가 유해환경과 청소년문제

간의 관계이다. 특히 청소년성매매의 대상이 되는 청소년들의 경우 주변지역의 유해환경에 

훨씬 더 쉽게 노출되기 마련이다. 그러므로 청소년들의 주변지역 유해환경을 청소년 비행 

및 범죄에 가장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주점업, 숙박업, 오락업, 마시지업 4가지 유해업종

과 기초수급자비율과 연립 및 다세대 주택비율을 통한 지역낙후성 두 가지로 나누어서 그 

분포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숙박업의 경우 중상 및 최상에 포함되는 지역들이 서울지역에 

다수 집중되어 있었지만, 동시에 인천 ·경기 서부권과 경기 동부 및 북부권의 농촌지역으

로도 펴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점업은 서울지역과 인천을 포함한 수도권 서부 지역에 

많이 분포되어 있었다. 오락업은 주점업과 유사하게 서울 및 수도권 서부권역에 많이 분포

되어 있었다. 반면 마사지업종은 서울지역에 좀 더 집중되어 있기는 하지만 오락업과 유사

한 공간패턴을 가지고 있었다. 숙박업을 제외하고 다른 업종의 경우 청소년성매매와 공간적

으로 유사성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초수급자비율이 높은 지역은 주로 경기 북동부의 일부 농촌지역들과 인천을 포함

한 수도권 서부 지역으로 나타났으며, 서울도 일부 강북지역과 서남부 지역이 비교적 높은 

빈곤정도를 보였다. 이에 비해서 경기 남부권을 중심으로 서울인접 근교지역은 빈곤정도가 

낮았으며,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성매매의 공간분포와는 상당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었다. 마

지막으로 연립 및 다세대비율이 높은 지역들은 서울과 수도권 서부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청소년성매매의 공간분포와 유사성을 띠고 있었다.  

셋째, 청소년문제행동과 관련된 사회적 안전망의 분포를 수도권지역의 청소년성매매 및 

성폭력 관련 정부지원시설의 지리적 분포로 살펴보았다. 그 결과 청소년성매매 및 성폭력 

관련 정부시설의 공간적 분포는 수도권 외곽 농촌지역을 제외하고는 비교적 서울 및 인접 

수도권에 걸쳐서 고루 퍼져 있었다. 실제 청소년성매매의 발생장소와 정부 및 지역사회의 노

력이라고 할 수 있는 지역시설의 위치 사이에는 공간적 불일치(spatial mismatch)가 존재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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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공간적 자기상관 분석을 한 결과, 해당지역과 이웃주변지역들의 청소년성매매율이 

모두 높은 지역은 관악구, 중구, 동대문구, 서대문구로 모두 서울 안에 위치하고 있었다. 또

한 해당지역과 이웃주변지역들의 청소년성매매율이 모두 낮은 지역은 경기도 지역에 집중되

어 있으며, 특히 북부와 동부 농촌지역들과 일부 서울 남쪽 근교도시들이었다. 마지막으로 

주변의 높은 청소년성매매율 지역들에 둘려 싸여서 낮은 청소년성매매율로 고립된 지역은 

성북구와 은평구로 나타났다. 

두 번째로 수도권 지역 위기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398부)를 분석하였으

며, 그 결과는 조사대상자의 특성, 수도권전역에 대한 거시적 분석, 서울· 인천·경기에 대한 

미시적 분석으로 나누어서 살펴보았다.  

첫째, 설문에 응한 청소년들의 특성 가운데 흥미로운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설문에 응답

한 절반 이상의 청소년들이 1순위 노는 장소로 ‘PC방과 노래방’을 꼽았다. 이러한 사실은 위

기 청소년들의 주요 활동 공간을 파악하고 지리적 패턴을 이해하는데 상당한 의미를 갖는다. 

즉 위기 청소년들의 탈선, 비행 및 범죄를 예방하고 억제하는데 있어서 PC방과 노래방 밀집 

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통제가 요구된다고 하겠다. 

청소년들의 노는 장소를 성별, 학교재학에 따라 구체적으로 분석한 결과, 남자청소년들이 

가장 선호하는 노는 장소는 PC방(49.54%)이며, 노래방(15.60%), 공원(4.59%), 술집(3.67%), 

쉼터(3.67%)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반면 여자청소년들이 가장 선호하는 노는 장소는 노래

방(32.31%)이며, 그 다음 순위는 PC방(19.49%), 놀이터(6.67%), 골목/길거리(5.13%)등의 순

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생과 학생이 아닌 경우 모두 가장 선호하는 노는 공간은 ‘PC방과 노래

방’이었지만, 그 외 노는 공간의 경우 학생이 아닌 경우에는 ‘술집이나 역부근’을 ,학생인 경

우에는 ‘학교, 놀이터, 공원, 골목/길거리’를 선호하였다. 

마지막으로 성별에 따른 성매매 경험 여부를 교차분석 해 본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났다(p<.05). 성매매 경험은 여자청소년이 약 26%로 남자청소년의 9.5%보다 

훨씬 높았다. 이와 같은 결과는 청소년성매매의 주표적이 여자청소년들임을 보여주고 있으

며 동시에 일부 남자청소년들도 성매매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하다는 사실도 암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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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웅(2012)은 최근 청소년성매매가 성인남성과 여자청소년사이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

니라 남자청소년과 여자청소년, 남자청소년과 여자성인, 드물게는 남자청소년과 남자성인사

이에도 가능하기 때문에 청소년성매매의 개념을 다양한 형태의 청소년 대상 성매매로 정의

해야 한다고 한다. 또한 정혜원(2011a)연구에서도 성매매피해자로서 남자청소년의 수가 증

가하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또한 학생인 경우에는 성매매경험이 14.69%로 학생이 아닌 경우 28.13%보다 낮게 나타

났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들이 학교라는 제도에서 멀어질 경우 성매매경험을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일 수도 있고, 학교라는 제도가 위기청소년에게 또 하나의 보호요인으로 작용

된다고 해석해 볼 수 있다. 그러므로 학교 밖 위기청소년과 학교 내 위기청소년들을 

위한 보호체계 및 서비스가 함께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설문조사를 통해 위기청소년들이 현재 먹고 자는 공간(거주 장소)과 노는 장소, 그

리고 과거 가출 시 숙식장소, 성매매피해 장소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거주 장소는 대부분 

서울 및 인천을 중심으로 인접지역에 집중적으로 분포하고 있었고, 노는 장소도 거주 장소와 

크게 다르지 않았지만 군집정도가 다소 떨어졌다. 가출 시 숙식장소는 특정도시의 특정지역

에 집중되는 정도가 매우 강했고, 성매매피해 장소는 뚜렷한 공간적 패턴을 도출해 내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었지만 서울과 인천지역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여주었다. 거주 장소, 노는 

장소, 가출 시 숙식장소, 성매매피해 장소의 군집경향이 유의미한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K함수를 이용하였고, 그 결과 거주 장소, 노는 장소, 가출 시 숙식장소, 성매매피해 장소가 

공간적으로 군집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 청소년성매매의 공간적 패턴을 면밀하게 살펴보기 위해 연구 지역의 범위를 좁혀서 

서울·인천·경기 지역에 대한 미시적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서울시 영역 안에서 거주 

장소의 공간분포는 서울시의 남서부 거주지 밀집지역 중심으로 우상향으로 비스듬하게 퍼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노는 장소의 경우에는 거주 공간분포방향에 비해서는 다소 기울기가 

작아졌지만 남서부권역에서 완곡하게 북동쪽을 향하는 방향성을 띠고 있다. 조사대상 청소

년들의 거주 장소와 노는 공간 모두 비슷한 공간분포의 중심성과 방향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었다. 또한 가출 시 숙식장소의 공간분포는 지리적으로 동서남북으로 균형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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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퍼져 있고, 성매매피해장소는 서울시 남서부권에 치우쳐서 성매매피해장소가 전 지역에 

걸쳐서 균형 있게 퍼져 있지 않았다. 흥미로운 지점은 거주 장소와 성매매피해장소의 공간

분포의 중심이 매우 근접해 있다는 것이었다.  

서울시의 지하철 선로와 지하철 역사를 중심으로 한 버퍼존 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시 말

해서 지하철 선로와 지하철역사 500미터 내 버퍼존안에 얼마나 많은 청소년 거주 장소, 노

는 장소, 가출 시 숙식장소, 성매매피해 장소가 포함되어 있는지를 분석한 것이다. 그 결과 

[표 45]에 나타나듯이, 지하철 선로 500m 내 위기청소년 거주 장소는 약 55%가 포함되어 

있고, 지하철 역사 500m 내에는 위기청소년 거주 장소가 약 32% 포함되어 있었다.  

거주 장소 노는 장소 가출 시 숙식장소 성매매피해 장소

지하철 선로 약 55% 약 67% 약 85% 약 95%

지하철 역사 약 32% 약 53% 약 84% 약 90%

[표 46] 지하철망을 이용한 버퍼존 분석결과   

지하철 선로 500m 내 위기청소년  노는 장소는 약 67%가 포함되어 있고, 지하철 역사 

500m 내에는 위기청소년 노는 장소가 약 53% 포함되어 있었으며, 지하철 선로 500m 내 위

기청소년 가출 시 숙식장소는 약 85%가 포함되어 있고, 지하철 역사 500m 내에는 위기청소

년 가출 시 숙식장소가 약 84% 포함되어 있었다. 마지막으로 지하철 선로 500m 내 위기청

소년 성매매피해장소는 약 95%가 포함되어 있고, 지하철 역사 500m 내에는 위기청소년 성

매매피해장소가 약 90% 포함되어 있었다.   

넷째, 서울, 인천, 경기 지역의 청소년성매매 다발 자치구에 대한 미시적 분석을 살펴보았

다. 설문조사를 통해 서울시 안에서 청소년성매매가 많이 발생한 지역은 관악구, 동대문구, 

영등포구의 순서였고, 이들 자치구들을 중심으로 지역 내 대표적인 교통망인 주요 지하철 

역사를 중심으로 500m로 설정된 버퍼존(영향권)을 생성시켜서 노는 장소, 거주 장소, 성매

매 장소가 공간적으로 군집되어 있는지 살펴 본 결과, 가출 시 숙식장소와 성매매 장소가 관

악구는 신림역을 중심으로, 동대문구는 외대앞역과 청량리역을 중심으로, 영등포구는 영등

포역을 중심으로 군집되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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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는 

장소
군집○ - - 군집○ 군집○ 군집○ - 군집○ 군집×

거주 

장소
군집× - - 군집× 군집× 군집× 군집× 군집× 군집×

가출 시 

숙식장소
군집○ 군집○ 군집○ 군집× 군집× 군집× 군집○ 군집○ 군집×

성매매

장소
군집○ 군집○ 군집○ 군집○ 군집○ 군집○ 군집○ 군집○ 군집×

[표 47] 서울·인천·경기지역에 대한 미시적 분석 결과    

인천시의 경우에는 청소년성매매의 경우 남구와 부평구 두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가출 시 숙식장소의 경우도 성매매만큼은 아니지만 동일한 

지역에서의 공간적 군집이 상당한 수준에서 확인되고 있었다. 노는 장소의 경우는 먼저 살펴

본 청소년성매매나 가출보다는 덜 하지만 여전히 군집지역이 발견되고 있는데 반해서, 거주 

장소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분포가 흩어져 있었다. 특히, 남구 주안역과 부평구 부평역을 중

심으로 노는 장소와 성매매 장소는 군집되어 있었지만 거주 장소와 가출 시 숙식장소는 흩

어져 있었다. 경기지역에서는 청소년성매매가 경기 서부권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었

다. 특히 고양 일산, 부천, 안산, 수원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가출 시 숙식장소의 경우도 청소년성매매와 유사하게 청소년성매매 다발지역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었으며 공간적 군집이 상당한 수준에서 확인되었다. 거주 및 노는 장소의 

경우도 앞에서 언급한 청소년성매매 다발 지역들과 함께 의정부, 안양, 성남 등의 지역에서 

발견되었다.  또한 부천시 부천역, 수원시 수원역, 고양시 탄현역· 정발산역· 주엽역· 백석역 

주변에 청소년성매매 피해 장소들이 군집되어 있었다. 

특이한 결과는 경기 안산시 지역 경우  거주 장소, 노는 장소, 가출 시 숙식장소, 청소년성

매매 장소 모두가 공간적 군집성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다른 청소년

성매매 다발 지역들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주요 교통망 주변에서의 청소년성매매의 공간적 

집중 현상이 안산의 경우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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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역
외대앞역

청량리역
영등포역 주안역 부평역 부천역 수원역

탄현역

정발산역

주엽역

백석역

중앙역

 

다섯째, 청소년성매매와 비행의 공간적 연관성을 분석해 본 결과 설문조사를 통해 보고된 

비행의 상당수는 서울시 행정구역과 인천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했고, 경기도는 인천과 서울

을 잇는 서부권역에 집중되었다. 이처럼 조사 청소년들 비행의 공간분포는 청소년성매매의 

공간분포와 비교해서도 유사한 패턴을 보여주었다. 

세 번째로 공식통계와 설문조사자료를 활용하여 청소년성매매의 발생도를 구성하였고, 그 

결과 수도권 전체 78개 시군구 가운데 청소년성매매 발생이 가장 높은 자치구는 인천남구로 

발생도가 52.6으로 나타났으며, 서울 종로구(50.0), 서울 금천구(39.5), 서울 중구(29.0), 

서울 관악구(29.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수도권 전체 상위권 20개 지역들 중에서 서울

은 전체 25개 자치구 중에서 14개인  56%, 인천은 전체 9개 자치구 중에서 3개인 33%, 경

기는 44개 시군구 중에서 3개인 6.8%가 포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청소년성매매의 

발생정도가 수도권에서도 경기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서울과 인천의 일부지역에서 매우 높

게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특히 서울시 내에서는 관악구,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

구로 이어지는 서남부 지역과 종로구, 중구. 동대문구로 이어지는 강북 도심 지역의 발생도

가 매우 뚜렷하게 확인되었다. 인천과 경기지역은 역시 서울 서남부 지역과 인접해 있는 곳

들에서 발생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마지막으로 어떠한 구체적인 지역 특성들이 청소년성매매에 영향을 미치는 지를 최소자승

모형(OLS), 공간자기회귀 모형, 공간오차모형 등으로 살펴보았다. 그 결과 최소자승모형이

나 공간자기회귀 모형, 공간오차모형 모두에서 숙박업소 수와 유흥 및 오락업소 수가 청소년

성매매의 발생정도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청소년 성범죄관련 지원시설 수는 

공간자기회귀모형과 공간오차모형에서만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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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절 정책적 제언

이 연구는 성매매노출 가능성이 큰 거리청소년의 공간적 활동을 파악함으로써 성매매발생

가능성을 억제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그러므로 성매매노출가능성 및 그 징후가 보이는 

대상과 상황을 고려한 공간 활동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였고, 그 결과를 중심으로 정책적 

접근을 하고 있으며, 간단히 정리하면 [그림 69]와 같다. 때문에 여기서 제시하는 정책적 제

언은 성매매예방과 방지를 위한 다양한 접근방법의 일부일 뿐이며, 자료수집의 한계16)가 있

었음을 밝힌다. 

[그림 69] 정책적 제언 

16) 이 연구의 자료수집 한계는 공식통계가 지니는 일반적 한계와 조사모집단의 한계를 반영한다. 이와 관련하여 

연구방법 그리고 연구결과에서 구체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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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매매노출청소년을 위한 �보호사업� 개선 및 신설 

서울, 인천, 경기 지역의 청소년성매매 다발 자치구에 대한 미시적 분석을 살펴 본 결과, 

인천 및 경기 일부지역에서는 가출 후 숙식 장소와 성매매피해 장소의 공간적 군집성에 차

이가 나타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가출청소년과 성매매노출청소년들에 대한 차별

화된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거리생활을 하는 많은 경우에 성매매

노출가능성은 매우 크지만,  집이 아닌 거리에서 생활한다고 해서 누구나 성매매를 하는 것

은 아니다. 정혜원(2011a)연구에 의하면 가출과 성매매를 동시에 경험한 청소년들과 가출만 

경험한 청소년들 사이에서는 가족, 학교생활, 거리생활 등에서 차이가 존재한다고 한다. 

그러므로 집으로부터 벗어나 거리생활을 하는 청소년들 가운데 성매매노출가능성이 큰 청

소년들이나 성매매를 경험한 청소년들을 위한 특화된 �보호사업�의 개선과 신설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이 연구에서는 ‘청소년대상 성매매에 대한 홍보사업의 개선’, ‘찾아가는 현장상담의 

운영방식 개선’과 성매매노출청소년을 위한 ‘전문상담소’ 신설을 제안한다. 

1) 청소년성매매예방과 억제 효과를 위한 ''홍보사업"의 개선 

청소년을 성매매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명백한 아동 학대이며 성적 착취라는 것을 국민들이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인식개선 및 홍보활동이 필요하다17). 이에 설득력 있는 홍보콘텐츠 개발도 

해야 하지만, 누구를 대상으로 어떤 방식으로 홍보하느냐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그러므로 이 

연구에서는 성매매노출청소년의 활동공간 파악을 통해 청소년성매매 방지 및 예방 홍보활동에 대

해 다양한 운영방식을 제안하고자 한다. 

  ①  승용차를 이용한 ‘움직이는 홍보’ 

현재 청소년들을 거리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이동쉼터가 운영 중이다. 이동쉼터는 45

17) 국제아동인권에서는 미성년 성매매를 ‘상업적 아동 성착취(commercial sexual exploitation of children, CSEC)’

라고 규정하고, 미성년의 경우 성매매라는 용어는 성립될 수 없으며, 어떤 경우에도 학대이고 성적 착취라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사회에서는 돈이면 무엇이든 살 수 있다는 인식 아래 청소년의 성(性)이 일회용품

처럼 팔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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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승 버스를 개조하여, 거리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청소년들을 발굴하고, 음식, 위생 등 물질적

인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연구의 결과에 의하면, 위기청소년들의 경우 노는 장소, 가출 후 숙식 장소, 성매매피해 

장소들이 특정 지하철 500미터 중심으로 공간적으로 집중되어 있었으며, 설문에 응답한 절

반 이상의 청소년들이 1순위 노는 장소로 ‘PC방과 노래방’을 찾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실에 근거할 때 위기청소년들은 지하철 500미터 이내 유흥업소 밀집지역에서 놀고, 숙식

을 해결하며 성매매의 피해를 당하고 있다고 추측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공간들은 도

로가 협소하고 인구가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사용되고 있는 45인승 버스의 접근성이 

매우 떨어진다. 그러므로 위기청소년들 가까이에 접근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도움을 주

기 위한 현장성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 

이에 기동성과 현장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한 승용차를 통한 '움직이는 홍보'를 제안한다. 

또한, 승용차를 이용한 '움직이는 홍보’는 청소년성매매 방지를 위한 홍보활동, 위기청소

년들을 위한 서비스와 관련된 정보제공18), 위기청소년 초기접촉과 기관 연계활동 등을 포함

한다. 승용차를 이용한 '움직이는 홍보'는 청소년성매매 다발 자치구의 특정지하철역을 현장

기지로 선정한 뒤 주정차를 하고 있다가, 특정시간구간(예를 들면 오후 7시부터 11시, 밤 12

시부터 새벽 3시)을 정한 뒤, 지하철역 500미터내의 특정지점들을 경찰순찰처럼 이동·운행

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길거리에서 위기청소년들이 청소년대상 성매수자들과의 접촉

을 단절하고, 성인들은 청소년성매매에 대해 경각심을 지닐 수 있을 것이다. 

성매매예방과 억제 효과는 성인들의 인식개선 및 홍보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성매매는 ‘나와는 

상관없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문제의식과 청소년의 성을 매수할 경우 무거운 형벌에 처할 수 있음

18) 또한 가출 후 가출청소년을 위한 서비스 이용경험을 살펴본 결과, 가출경험이 있는 초중고생 80%이상이 서비

스 이용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낮은 가출청소년 서비스이용률 가운데, 초등학생은 청소년쉼터 및 청소

년상담기관을 각각 3.4%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고, 중학생은 청소년쉼터 6.8%, 청소년상담기관 5.1%, 청소년수

련관(센터) 및 청소년전화 1388을 각각 3.4%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고등학생은 청소년쉼터가 3.8%, 그 외 

서비스는 각각 1.3%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김유나 외, 2010). 가출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이 가출기간 동안 서

비스 이용경험이 없는 이유들 가운데 하나는 ‘가출청소년을 위한 서비스’가 있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가

출청소년들을 위한 양질의 지원프로그램이나 서비스지지체계의 확충도 중요하지만, 수혜자들에게 어떤 지원프

로그램이나 지지체계가 있는지에 대한 정보제공이 1차적으로 필요하다. 이러한 문제는 성매매노출청소년에게

도 동일하게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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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인식시키는 작업이 중요하다. 그러므로 성인들의 인식개선 및 경각심을 고취시키기 위해서는 

승용차의 외부 디자인이나 외형구조가 매우 중요하다. 또한 주·정차할 때의 승용차 디자인과 이동 

운행할 때의 승용차 디자인에 대한 신중한 고려가 필요하다.  

또한 발크레이와 그의 동료들(Barclay et al., 1996)은 범죄감소에 있어 홍보(선전)가 효

과적임을 확인하였으며, 존슨과 바우어스(Johnson and Bowers, 2003)는 홍보(선전)가 범

죄예방프로그램의 한 부분으로서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승용차를 이용한 '움직이는 홍보'활동 효과]

 ① 위기청소년에 대한 초기접촉 및 현장성 강화 

 ② 성매매노출 청소년들에게 지원프로그램 등의 정보제공 

 ③ 성매수 성인에 대한 감시기능 강화 

 ④ 성인의 인식개선 및 청소년성매매에 대한 경각심 고취  

   ※ ‘승용차를 이용한 패트롤 활동’은 홍보 및 정보제공이 주목적이기 때문에 외부디자인 매우 중요

함(누구나 쉽게 식별하고 무엇을 하는 자동차인지 알 수 있는 디자인 필요)

   ※ 승용차 윗부분에 전화번호 등을 배치

   ※ 최근 남자청소년의 성매매유입도 높아지고 있음. 이에 대한 홍보와 정보제공 필요

  

  ② 지하철광고를 이용한 홍보 

수도권 교통량 중에서 대중교통인 버스와 지하철의 승객들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은 60%

가 넘어서고 있고, 지하철 분담률은 36%가 된다(박종수·이금숙, 2010). 때문에 최근에 지하

철 광고가 새롭게 주목받고 있으며, 여성가족부에서도 지하철 광고를 홍보수단으로 적극 활

용하고 있다.  

지하철 광고의 내용으로는 청소년성매매가 법에 어긋나기 때문에 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인권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성착취이며 아동학대라는 것을 명확히 제시하는 홍보내

용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향후 지하철 역사 주변에 신설될 청소년성매매 방지를 위

한 ‘전문상담소’와 ‘찾아가는 현장상담’ 등에 대한 홍보활동도 함께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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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지하철 500미터 내 24시간 영업시설(맥도널드, 편의점 등)을 활용한 홍보  

성매매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은 성매매에 대한 진부한 고정관념에서 시작된다. 그러므로 

여성과 남성을 포함한 모든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성매매와 관련된 위험과 안전 그리고 평등

관계에 대한 인식을 고취시킬 수 있는 다양한 메시지를 개발하여, 주요 지하철 역사 500미

터 내에서 영업하는 24시간 시설(맥도널드, 편의점 등)에 홍보물을 비치해야 할 것이다. 이

러한 홍보물에는 1388 등 청소년성매매 피해자 지원을 위한 시설 및 기관 전화번호가 함께 

수록되어야 할 것이다.    

2) 성매매노출청소년의 활동장소에 근거한 ‘찾아가는 현장상담(아웃리치)’  

설문에 응답한 절반 이상의 청소년들이 1순위 노는 장소로 ‘PC방과 노래방’을 찾는 것으

로 나타났으며, 청소년들의 노는 장소는 성별, 학교재학에 따라 선호하는 장소에 차이가 있

었다. 구체적으로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남자청소년들이 가장 선호하는 노는 장소는 PC

방(49.54%)이며, 노래방(15.60%), 공원(4.59%), 술집(3.67%), 쉼터(3.67%)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반면 여자청소년들이 가장 선호하는 노는 장소는 노래방(32.31%)이며, 그 다음 

순위는 PC방(19.49%), 놀이터(6.67%), 골목/길거리(5.13%)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

생과 학생이 아닌 경우 모두 가장 선호하는 노는 장소는 ‘PC방과 노래방’이었지만, 그 외 노

는 장소의 경우 학생이 아닌 경우에는 ‘술집이나 역부근’을, 학생인 경우에는 ‘학교, 놀이터, 공

원, 골목/길거리’를 선호하였다. 

그러나 현재 실시되고 있는 현장상담의 경우에는 특정지역에 이동버스 혹은 부스를 설치해 

놓고 위기청소년들이 찾아오면 상담을 해 주는 고정형 현장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이에 서울시

에서는 새롭게 찾아가는 현장상담을 기획하고 있다. 이에 찾아가는 현장상담을 할 때 이 연구

의 결과를 활용하여  성별, 학생여부, 성매매 경험 여부 등 거리청소년의 다양한 특성을 고려

하여 그들이 밀집하는 공간 및 장소를 중심으로 찾아가는 현장상담을 실시해야 할 것이다. 

성매매노출청소년들을 발견하고 접근하는 현장기지(field station)를 어디에 설치하고, 성

매매노출청소년들의 근거 지점(node)을 경로화하여 성매매노출청소년들에게 어떤 서비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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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제공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들이 필요할 것이다.  

3) 청소년대상 성매매 방지를 위한 �전문 상담소�신설    

 기존의 청소년 대상 성매매와 관련된 정책들을 살펴보면, 위기청소년이라는 커다란 틀 

안에서 성매매피해청소년의 특수성을 간과한 채 정책적 대안을 구성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연구들을 살펴보면 위기청소년 내에서도 다양한 층위들이 존재한다는 결과들이 나오고 있으

며, 가출만 한 청소년들과 가출과 성매매를 동시에 경험한 청소년들 사이에는 가족, 학교, 친

구 등 다양한 차이가 존재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오고 있다(정혜원, 2011b). 또한 성인대상 

성매매와 청소년대상 성매매의 경우, 피해내용과 과정 등에 차이가 있다. 

이에  청소년대상 성매매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성매매피해청소년들의 특성을 고려한 전문

상담소가 필요하며, 청소년성매매 방지를 위한 전문 상담소는 현재 산발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청

소년성매매 지원서비스를 성매매노출청소년들에게 효율적으로 제공하고, 관련 시설 및 기관 연계 

등을 통해 성매매피해청소년의 보호와 탈 성매매 지원을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성매매노출청소년들과의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전문상담소의 위치선정도 매우 중

요하다. 전문상담소의 위치는 지하철역사 500미터 이내에 설치되어야 할 것이다. 

청소년성매매 전문상담소의 업무는 아래와 같이 정리될 수 있다. 

  ① 다기관 협력체계 구축 및 네트워크 강화

청소년성매매 전문상담소는 관련기관 및 시설, 의료·법률 서비스 연계망을 구축하고, 성매매노

출청소년들을 위한 다기관 협력 체계 19)구축 작업에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거리청소년 지원기관과 성매매피해청소년 지원기관들이 상호간에 원활하게 업무협조를 할 수 있

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19) 청소년상담지원센터, 가출청소년 아웃리치 전문기관, 청소년성매매피해 지원시설, 두드림, 지역사회복지관, 학

교, 정신보건센터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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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성매매노출청소년들을 위한 초기 발굴 및 대상특성별 필요서비스 제공 

성매매노출청소년의 초기 발굴20)과 보호 서비스 전달과정에 대한 기록 및 관리21)가 필요하

다. 또한  위험에 빠진 청소년들이 성 착취구조에 연루되지 않고, 보호와 지원을 효과적으로 지원

받기 위해서는 위험에 빠진 청소년들을 대상별로 구분하여, 대상특성에 따른 필요서비스를 개발

하고 제공해야 한다. 대상별 필요서비스제공을 위해서는 위기청소년들의 특성에 따른 노는 장소 

및 가출 후 숙식 장소, 성매매피해장소 등 이 연구의 결과를 활용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청소년대상 성매매 방지를 위한 전문상담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성매매 

유입 청소년 보호 가이던스(Guidance on Safeguarding Children Involved in Prostitution)' 

개발 및 활용과 '성건강의료 전문가(간호사)' 확보가 중요하다. 

영국에서는 성매매 유입 청소년 보호 가이던스를 개발하여 활용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우

수사례를 알리기 위한 가이던스도 다시 제작하였다. 성매매 유입 청소년 보호 가이던스는 성 

착취로 고통 받거나 위험에 빠진 청소년을 보호 지원하는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매뉴얼과 

우수사례를 수록하고 있다. 이에 국내에서도 이러한 가이던스개발을 통해 청소년성매매 예

방과 방지에 기여해야 할 것이다.   

또한 성매매노출청소년들의 경우 고정적으로 지낼 곳이 없어 거리를 중심으로 친구집, 쉼

터, 모텔 등을 드나들며 살고 있다. 실제로 제대로 된 식사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정해

진 시간에 충분한 수면을 취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기존의 연구들을 살펴보면, 가출

청소년 가운데 여자청소년들의 경우에는 거리에서 성폭력이나 성매매 위험에 처한 경우가 

많다고 한다(정혜원, 2011b, 변혜정, 2012). 

이에 청소년성매매 전문상담소 내에 간호사를 배치하여 전문적인 의료상담을 통해 신체적

인 건강서비스를 지원하고, 성폭력이나 성매매 혹은 성관계 등으로 인한 ‘성건강’ 문제에 대

20) 현재 여성가족부로부터 지원받아 실시되고 있는 사이버 또래 상담사업을 확대하고, 찾아가는 현장상담, 움직이는 

현장상담 등을 통한 성매매노출청소년들의 초기만남작업을 실시해야 할 것이다. 

21) 성매매노출청소년들에게 제공된 보호서비스 내용 및 과정을 구체적으로 기록한 후, 관리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보호서비

스 전달과정의 경우에는 어떻게, 언제, 어떤 장소에서 서비스가 전달되었는지를 자세히 기록해야 한다. 예를 들어 접근을 

꺼려하는 청소년들에게 어떤 서비스가 어떻게 전달되었는지 그 과정을 기록한 후 자료를 축적 관리할 수 있다면, 향후  

서비스대상자의 이해와 욕구 그리고 특성에 맞는 서비스 내용과 체계를 구성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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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지원을 해야 할 것이다.  

2. 청소년쉼터 기능보완을 통한 청소년성매매 예방필요 : 일시쉼터22)의 기능보완 

성매매노출청소년들을 포함한 거리청소년들의 가장 커다란 어려움은 생존과 관련된 의식

주의 문제이며, 가출 및 성매매를 경험한 청소년들이 성매매를 선택한 첫 번째 이유도 ‘가출

이후 생활비가 없어서(68.7%)’이다(정혜원, 2011b). 

정부는 이러한 거리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실시하고 있으며, 그 가운데 

하나가 일시쉼터이다. 일시쉼터는 청소년을 거리의 위험으로부터 보호, 가출과 가출의 장기

화 예방, 사회체계와 연결을 위해 다양한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23). 그러나 현재 서울소

재 일시쉼터는 2개소로 거리청소년에 비해 그 수가 적다고 할 수 있다. 

이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지하철 선로와 지하철역사 500미터 내 버퍼존안에 청소년 거주 

장소, 노는 장소, 가출 시 숙식장소, 성매매피해 장소가 포함되어 있었다.  다시 말해, 성매매

노출청소년이나 거리청소년들이 이동경로 혹은 근거지가 서울지역의 경우 지하철을 중심으

로 형성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거리청소년으로부터 파생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들(성매매, 비행)로부터 청소년

을 보호하려면, 거리청소년들의 기본적인 생존권(숙식)을 보호할 수 있는 거리청소년들의 

활동이 많은 지역에 일시쉼터의 수를 확대해야 한다.  

일시쉼터의 설치지역과 관련해서는 거리청소년과 공간적 밀접성을 가질 수 있는 지하철역 

근처 혹은 이 연구의 결과에서 제시되었던 거리청소년들의 활동공간을 고려하여 설치해야 

할 것이다. 향후 설치되는 일시쉼터의 운영은 서비스 제공자가 아닌 수혜자 중심으로, 통제

22) 일시쉼터를 drop-in-center라 지칭하기도 한다. 정혜원(2011a)에서 가출청소년이 성매매 유입을 방지하기 위한 

초기개입 방법으로 drop-in-center을 제안한 바 있다.  

23) 일시쉼터는 현장지원서비스, 조기개입서비스, 연계활동을 주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현장지원서비스로는 음

식제공, 위생서비스(샤워, 세탁, 이미용 제공), 피복제공(속옷, 겉옷, 신발 등 제공), 의료서비스(임신반응테스트

시약제공, 구충제복용, 콘돔제공 등), 휴식제공(인터넷, 보드게임 등), 거리위험대처교육(성, 약물, 범죄, 인권유

린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조기개입서비스로는 사회성향상지원(대인관계, 예절 등), 정서지원(개인, 부

모, 가족의 정서지원 등), 거리상담(가출청소년발견활동 등), 마지막으로 연계활동서비스로 서비스정보제공, 지

역사회서비스연계, 귀가지원, 지역사회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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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는 자율적으로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가출청소년들이 성매매로 넘어가지 않도록 최대한 예방 및 지원 보호를 하기 위해서

는 위기청소년들과 최전방에서 만나고 있는 일시쉼터에 성매매 예방기능을 추가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성매매노출청소년들을 위한 현장거점으로써 성착취에 대한 위기개입, 긴급보

호, 홍보 등과 같은 정보제공 등을 할 수 있도록 내용적인 콘텐츠가 구성되어 있어야 하며, 

청소년의 성폭행과 성매매와 관련된 전문가가 일시쉼터에 상주해야 한다. 혹은 일시쉼터 상

담원들에게 성폭행 및 성매매 관련 전문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찾아가는 현장상담원(거리아웃리치 상담원)들은 주의 깊은 관찰과 상담을 통해 가출청소

년들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 어떤 욕구를 가지고 있는지를 고려하여 접근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가출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아웃리치기관과 성매매피해청소년지원시설간

의 연계가 필요하다. 

3. 청소년 유해환경개선을 위한 단속 및 감시 강화 

 

1)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활동 영역의 변경 및 확대    

 

수도권 청소년성매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기 위해 회귀분석을 해 본 결과  독

립변인들 중에서 숙박업소 수와 유흥 및 오락업소 수가 청소년성매매의 발생정도를  증가시

키는 요인으로서 나타났다. 다시 말해 청소년 유해환경이 많을수록 청소년들의 성매매 위험

은 증가한다는 것이다. 현재 정부는 민관 합동단속반을 설치하여 학교주변 청소년 유해업소 

점검 및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학교 정화구역(학교 경

계로부터 200m 이내)내의 교육환경을 저해하는 청소년 유해업소가 근절되지 않고 교육환경

이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연합뉴스, 2012. 10.2).

그러나 중요하게 살펴볼 것은 거리청소년들의 경우, 청소년 유해업소를 학교주변이 아닌 

대중교통 접근성이 높은 상업지역에서 접촉한다는 것이다. 이에 청소년 유해업소 감시단의 

활동영역을 청소년 유해업소가 밀집해 있는 지하철 역사주변으로 확대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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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활동 평가 및 검토   

정부에서는 1998년부터 청소년 유해환경 정화를 위한 지역중심의 민간 유해환경 감시체

계를 구축하여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청소년보호중앙점검단을 구성

하여 유해업소와 사범을 단속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와 지역사회의 노력이 청소년 유

해환경 감소에 실질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평가들이 부족하다. 이에 대한 평가

와 함께 ‘거리청소년을 위한 맞춤형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가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세심한 검토 또한 필요하다.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활동 및 단속 등에 대한 중앙부처의 평가와 검토를 통해 청소년들에

게 특히 거리청소년들에게 유해한 환경의 물리적 변화를 유도하고, 성매매노출청소년들의 

안전을 위한 지역단위의 연계활동을 활성화시켜야 할 것이다. 환경범죄학에서는 지역(장소)

을 관리함으로써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고 한다. 거리청소년이나 성매매노출 청소년들의 활

동지역을 관리하다면 청소년의 성매매유입 등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3) 청소년 유해업소의 지속적인 단속  

청소년성매매 방지 및 감소를 위해서 지하철 역사 부근의 모텔 등 숙박업소에 대한 지속

적인 단속이 필요하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성매매피해장소의 90%이상이 지하철 역사 500

미터 내에 존재하고 있었다. 방학시간 등 특정시점을 중심으로 간헐적인 단속이 아닌 정기

적인 단속과 점검이 필요하다. 또한 단속을 실시하는 경찰관들에게 성매매피해청소년을 위

한 지원시설과 기관 정보를 주기적으로 전달하고, 관련 교육도 연계하여 실시되어야 할 것

이다. 

  

 4) 청소년 유해환경 최소화 

설문조사에 응답한 청소년의 56%가  PC방과 노래방에서 노는 것으로 응답했다. 이처럼 

청소년들이 PC방과 노래방 등이 소재하고 있는 유흥지역에 출입을 감소하기위해서는 청소



186

성매매 피해청소년의 공간패턴 연구

년들이 즐길 수 있는 ‘놀이·문화 공간’ 등의 ‘완충지대’를 제공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4. 기타24) 

1) 성매매피해청소년을 전담하는 전문 인력의 양성 및 배치 

 

성매매피해청소년은  성매매피해자가 갖는 특성과 더불어 청소년의 독특한 특성이 작용하

여 접근하기가 어렵다. 특히 청소년의 경우 의존과 자립의 상반된 특성을 가지고 역동적인 

성장과정에 있기 때문에 성매매피해청소년을 위해서는 청소년성매매 전문 인력이 거리청소

년을 위한 현장상담기관 등에 배치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전문 인력 양성이 시급하

다. 재단법인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서는 현재 청소년성장캠프,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수자 

교육, 성매매상담원 양성 및 보수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성매매피해

청소년을 전문 상담하는 전문 인력 양성뿐만 아니라 가출청소년 아웃리치기관 및 쉼터 종사

자들을 위한 특화된 청소년성매매 방지 관련 교육을 실시해야 할 것이다.  

2) 청소년 성매매 가해자에 관한 법원 양형 강화 필요

2010년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성매수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을 유

인한 성인까지 처벌하도록 했지만, 그 처벌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지

나지 않는다. 또한 입법적으로 가해자 처벌에 대한 법원의 양형이 여전히 낮으며, 그것마저

도 일정치 않고 예측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에 청소년 대상 성매매 범죄 가해자에게는 

형량을 높이고 법원의 양형기준 또한 선진국과 같이 엄격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 

24)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서는 12월 7일, ‘성매매피해청소년의 공간패턴 연구’ 결과를 토대로 청소년성매매 방지기

관 실무자 및 전문가를 모시고, 청소년성매매 방지를 위한 환경조성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였

다. 정책토론회에서 나온 의견과 성매매피해청소년의 공간패턴은 아니지만 연구과정에서 주요하게 제기된 결

과를 토대로 ‘기타’ 정책제언을 구성하였다. 청소년성매매방지를 위한 환경조성방안의 토론자로는 윤후의과장

(서울지방경찰청 생활질서과), 원미혜소장(서울시늘푸른여성지원센터), 김선옥대표(새날을 여는 청소녀 쉼터), 

변미혜센터장(움직이는 청소년센터)이 참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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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성매수 대상 남자청소년에 대한 연구 필요

성별에 따른 성매매 경험 여부를 살펴본 결과, 여자청소년의 약 26%가 성매매경험을 하

였고 남자청소년의 경우에는 9.5%가 성매매경험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주로 청소년성

매매의 표적이 여자청소년들임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동시에 일부 남자청소년들도 성매

매 범죄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하다는 사실도 암시하고 있다. 유지웅(2012)은 최근 청소년성

매매가 성인남성과 여자청소년사이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남자청소년과 여자청소년, 

남자청소년과 여자성인, 드물게는 남자청소년과 남자성인사이에도 가능하기 때문에 청소년

성매매의 개념을 다양한 형태의 청소년 대상 성매매로 정의해야 한다고 한다. 또한 정혜원

(2011a)연구에서도 성매매피해자로서 남자청소년의 수가 증가하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성매매의 피해대상이 여자청소년 뿐만 아니라 남자청소년들에게까

지 확대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그러므로 현재 여자청소년들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 

청소년성매매 피해 지원 대책을 남자청소년들까지 확대하여 진행해야 할 것이다. 또한 남자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여자청소년들과는 다른 성매매 경로와 성매매유형을 보이고 있다. 이

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와 연구가 시급하다.

4) 성매매피해청소년을 위한 일자리프로그램 신설    

성매매피해청소년들을 위한 자립준비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프로그램, 그 가운데에서도 특

화된 일자리교육프로그램이 현실적으로 매우 필요한 상태이다. 현재 성매매피해청소년이 자

립지원을 받아 노동시장에 진입했을 때 가장 큰 문제 가운데 하나는 노동시장 진입이후 지

속성의 문제이다. 많은 성매매피해청소년들이 자립지원을 받아 노동시장진입이후 그 직업을 

지속하지 못하고, 단기적으로 퇴직한 후 다시 거리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노동시

장에서의 일시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동시장에서의 직업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성이 필

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통합적인 일자리교육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일자리교육프로그램은 지

로탐색에서 진로교육, 정서상담, 특성화된 일자리체험, 교육훈련수당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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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회적 안전망의 구축 : 시민참여와 공조 네트워크 

청소년의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경찰과의 공조뿐 아니라, 시민들의 자발적

인 참여가 중요하다.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들의 연계망 없이는 촘촘한 공적 시스템의 구성

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청소년 성매매 방지 사업이 효과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각 지

역 단위의 경찰, 청소년, 여성단체, 학교 등 다양한 분야와의 공조와 유기적인 네트워크가 필

요하다. 또한 다양한 분야에서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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