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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민간시큐리티에 한 문교육과정과 연구경향을 분석함으로서 시큐리티의 산업과 시장수

요에 한 합성을 모색하고 있다. 문교육 측면에 있어서는 국 4년제 15개 학의 교과과정을 비

교․분석하고, 문학회지인 ｢한국경호경비학회지｣에 게재된 연구논문을 심으로 연구경향을 분석하

다. 학에서의 시큐리티에 한 문교육은 체 269개의 다양한 교과목으로 운 되고 있고, 이  

경호경비분야가 103개의 과목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응 구조  져스포츠 분야가 60개 과목, 

사회과학분야 46개 과목, 무도  사격분야 30개 과목, 비서사무분야 16개 과목, 어학분야 14개 과목 

등으로 분포성을 보이고 있다. 문학회지에 게재된 연구경향에 해서는 권정훈(2007)과 안황권

(2008)의 분석자료를 기 로 비교․분석하 다. 안황권(2008)에 따르면, 체 225편의 논문  민간경

비에 련된 논문이 45.7%를 차지할 정도로 가장 많았고 공경비(14.6%)나 범죄(14.6%)에 한 논문도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다. 한 테러와 안 에 한 논문도 각각 11.6%와 10.2%를 차지하고 있었으나 

시설경비에 한 연구논문은 1편으로서 아주 조하게 나타났다. 권정훈(2007)의 조사에 따르면 총 

184편의 논문  기타분야(경찰, 범죄, 교정, 안 , 발 과제, 조사, 교과과정)에서 128편(70%)이 게재

되었고, 다음으로는 경호경비학 리 부문에서 39편(21%)의 논문이 발표된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반

면, 민간시큐리티 산업의 발 에 있어서는 시설경비가 체의 80.5%를 차지하고 있었고, 다음으로 신변

보호(12.2%), 기계경비(4.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비산업에 있어서 시설경비가 사실상 경비

산업을 주도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경우이다. 경비원의 평균연령도 49.4세로 나타났다.

주제어 : 시큐리티 학문, 시큐리티 시장, 민간경비, 경호경비, 경비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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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1. 연구목   필요성

민간분야에서의 시큐리티의 발 은 범죄의 심각성과 범죄 방의 필요성에 기인하고 있다. 

범죄의 심각성은 구나 외 없이 범죄로부터 자유롭지 않다는 각인을 사회 인 화두로 

생시키면서 범죄 방의 요성을 부각시켰다. 그러나 국가기 에 의한 범죄 방 기능은 새

로운 물리  요건의 구성  연성  요인의 변화, 제도  개편 등을 필요로 하 으나 이에 

한 극  재편의 미흡성은 범죄 방기능의 불확실로 나타났고, 이는 시민들의 안 욕구

를 민간 기 으로 환시키는 계기로 작용을 하 다. 그러나 민간시큐리티의 성장과 발 은 

시민의 안 욕구를 충족시키기에는 여러 측면에서 부족한 을 가지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

구하고 민간시큐리티는 사회  수요에 한 공 체계를 갖추면서 성장․ 발 하여 왔으나, 

이는 오히려 범죄 방기구로서 민간시큐리티의 비효율성과 비 합성을 보여주는 계기로 작

용하기도 하 다. 특히 교육  측면과 시장  측면의 상이성은 민간시큐리티의 정체성 문제

로까지 소 되었다.

이미 많은 문교육기 인 학에서 민간시큐리티 련학과가 설치되어 문인을 양성하

고 있으며, 한 시큐리티 산업의 발 도 지속 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뿐만 아니라 민간

시큐리티에 한 많은 연구업 과 연구진행이 이루어지고 있어 민간시큐리티 분야는 교육  

측면에서나 학문  측면, 그리고 산업  측면에서 명실상부한 체계성을 갖추고 있다는 평가

를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문교육과 산업발 의 연계성 측면에서 볼 때 민간시큐리티는 

학문과 산업의 합성보다는 양자 간 비효율  분리성으로 부각되는 부정  측면이 나타나기

도 하 다. 이러한 배경이 본 연구의 필요성으로 작용하 고, 민간시큐리티에 한 문제의식

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민간시큐리티의 교육과 학문, 그리고 산업  측면에서 

상호지향성을 모색하며 시장  에서 교육과 학문의 비효율성을 지 하고자 한다. 민간

시큐리티 분야에서의 이미 많은 연구업 이 발표되었지만 민간시큐리티의 학문  지향성과 

산업의 시장지향성 연계에 한 연구는 체로 소홀하게 취 되어 왔고, 학자들의 심에서

도 소외되는 경향이 있었다. 따라서 민간시큐리티에 한 교육과 연구, 그리고 산업의 연계

성이 민간시큐리티 발 에 있어 인 요성을 차지한다고 제하여 상호간의 문제 과 

모순을 지 하며 발 과정을 모색해 보는 것이 본 연구의 목 이라 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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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방법

본 연구는 문헌이나 참고자료, 연구논문, 정부통계 자료, 각 학의 련학과 교육과정표 

등을 참조로 하여 비교ㆍ분석ㆍ검토함으로서 실 인 문제 과 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

다. 그러나 실험과정을 통해 산술 인 수치를 요구하는 실험연구가 아니기 때문에 주

인 견해에 따른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분석과 평가에 한 시각차도 발생할 수 있다. 

한 특정 목  하에 특정 그룹을 상으로 한 오차범 를 측정하거나 여론과정을 분석하는 

연구도 아니기 때문에 통계  분석도구나 사회과학  분석도구가 본 연구에서는 이용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방법은 제와 논리  계에 의한 결론을 도출하는 연역추론 

논리법으로 실 인 문제 을 분석하고 있다. 특히 시큐리티 련학과의 교육과정에 한 

분석은 아카데믹한 성격이 강한 4년제 학을 심으로 이루어졌고, 연구경향의 분석은 민간 

시큐리티의 유일한 문학회지인 ‘한국경호경비학회지’의 발표논문을 심으로 이루어졌다. 

교육과정과 연구경향에 한 분석 상은 특별한 이스에 의한 것이 아니라 연구범 나 연구

상 등을 고려하여 연구자의 주 인 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다. 

II. 시큐리티의 학문  경향

1. 시큐리티 련 학과의 교육과정 

시큐리티 련학과의 설치는 1990년  반을 시작으로 속하게 국의 학으로 확산

되어 2000년 반에는 60여개 학에서 련학과가 설치되었다. 그러나 재에는 신입생 

감소 등의 이유로 약간 어들어 52개 학(2년제+4년제)에 련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실

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재 시큐리티 련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4년제 학 15곳을 

상으로 교육 과정을 비교ㆍ검토함으로서 시큐리티 문교육의 실을 살펴보았다. 

우선 연구자의 분류 편의상 크게 6개 역(경호경비  경찰분야, 비서사무분야, 응 구조 

 져스포츠분야, 사회과학분야, 어학분야, 무도  사격분야)으로 분류하여 각 역별 유

사교육과정을 배치함으로 학교별 교과편성 황과 교과목 명칭의 빈도를 비교ㆍ조사하 다. 

유사 교과목 명칭은 하나의 교과목으로 간주를 하더라도( : 경호실습-경호종합실습, 경호

비서실무-경호비서종합실습 등) 총 269개의 명칭이 교과목으로 사용되고 있었다. 이를 역

별로 살펴보면 경호경비  경찰분야 103개 과목 수, 비서사무분야 16개 과목, 응 구조 

 져스포츠분야 60개 과목, 사회과학분야 46개 과목, 어학분야 14개 과목, 무도  사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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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30개 과목 등이었다. 이들 과목은 학과의 명칭이나 특성에 따라 하게 사용되고 있

는 계로 동일한 교과내용이라 하더라도 교과명칭은 달리 표 되는 경우가 있었다. 한 

사용되고 있는 학과의 명칭은 경호, 경호비서, 경호무도, 경호안 , 경찰경호, 경호무도외교, 

경호무도지도, 국제무도경호 등 학교의 특성에 따라 8개의 명칭으로 사용되고 있었고 가장 

사용빈도수가 높은 것은 ‘경호비서’로서 5개 학교에서 사용되고 있었다. 

각 역별 교과목 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2-1> 경호경비  경찰 역 교과목 명칭  사용 황 

(빈도수)

 역 구 분 교과목 명칭 

경호경비  

경찰 역

(103과목) 

경호경비분야

(55과목)

경호학개론(12) 민간경비론(10) 경호실무(8) 기계경비론(9) 경호비

서학(3) 안 리학(5) 경호의 (론)(3) 기계경비운용 리론(1) 경

호심리학(5) 기계경비실무(실습)(5) 보안장비(1) 경호발달사(1) 경

호비서(종합)실무(6) 경호( 장)실습(5) 경호비서학 장실습(1) 경

비시스템기획 설계(4) 경호 계법(2) (경호)경비업법(9) 용역경비

업법(1) 경호 과정신(2) 경호사례연구(4) 경호안 리론(1) 경

호장비학(3) 경호차량운 법(1) 경호기획실무(1) 호신장비실무(3) 

경호학연구법(1) 기계경비기획 설계(실무)(3) 경호트 이닝론(3) 

경호실무실습(1) 경호계획(1) 시설방호(1) 선발경호실무(2) 근 경

호론(실무)(3) 경호기획론(1) 디지털보안(1) 경호실기방법론(1) 경

호산업 장실습(1) 요인경호(1) 고령자신변경호론(1) 민간조사학개

론(1) 경호(안 )세미나(4) 경호정보분석(론)(3) 경호방법론(5) 경

호경비산업론(2) 경호에티켓(1) 경호의 (1) 기상황 처술(1) 경

호안 학개론(2) 경호실무체험(1) 경호비서 장론(1) 경호행정론

(학)(4) 경호리더십론(1) 경호경비연구법(1) 경호극기훈련(1) 

경찰분야

(23과목)

경찰행정학(개론)(2) 경찰학(개론)(2) 경찰실무(1) 경찰조직 리(1) 

경찰과사회(1) 경찰실무체험(1) 경찰인사 리(1) (범죄)수사학

(론)(6) 경찰기획론(1) 비교경찰제도론(1) 경찰정보론(1) 기마경찰

론(1) 한국경찰제도사(1) 경찰윤리학(1) 경찰경무론(1) 경비경찰론

(1) 경찰방범론(1) 경찰행정법(1) 경찰행정학세미나(1) 교통경찰론

(1) 와사경찰론(1) 경찰행정학 장실습(1) 

경호경찰 공통

(6과목)

경호경찰트 이닝(2) 경찰경호무기조법(1) 경찰경호기획론(1) 보안

검색실무(1) 경호경찰행정학(1) 경찰경호실습(1)

기타

(19과목)

사회와안 (1) 정보통신보안(1) 테러학(개론)(7) 생활(안 )테

러(학)(3) 사회안 리(2) 험물처리(1) 소방실무(1) 소방학(개

론)(8) 안 학개론(1) 도시방재론(1) 장실습(10) 재난구조론(1) 

테러정책론(1) 교정학(개론)(2) 장체험훈련(1) 안 책론(1) 

방화 험물 리(1) 탐정학(개론)(3) 분장술(2) 

* 교과목 사용빈도에 해서는 학교 간 교과목 차이는 물론 동일학과의 학년별 차이에서 사용된 명칭의 빈도수

도 포함시킨 개념임( : 경호무도 I II III IV일 경우 사용빈도를 (4)로 하 음).



시큐리티의 학문  지향성과 시큐리티 산업의 시장 지향성: 한국 시큐리티의 발 황을 심으로   19

경호경비 역에서는 ‘경호학 개론’이 가장 많이 사용되었고, 다음으로 ‘민간경비론’, ‘기계

경비론’, ‘경비업법’ ‘경호실무’ 등이 사용되었다. ‘경호실무’ 과목을 제외한 이들 과목은 경비

업법 제1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지도사 시험과목의 면제조항(경비업법 시행령 제13

조)과 한 연 이 있는 것으로 사료되고 있다. 한 경찰분야의 과목은 부분 학과명칭

을 경찰과 경호를 혼용해서 쓰는 경우 많이 사용되고 있었으며, 기타의 경우는 사회과학 인 

성격이면서도 경호경비 는 사회안 에 성이 있다고 단되는 과목이나 애매한 과목을 

별도로 분야로 분류한 경우이다.

<표 2-2> 비서사무 역 교과목 명칭  사용 황 

(빈도수)

구 분 교과목 명칭 

비서사무 역 

(16과목) 

비서학개론(6) 비서실무(5) 비서회계(1) 여젤 의 (2) 의 비서학(1) 사무행정기 (1) 

사무(정보) 리(2) 사무정보처리(2) 문서작성실무(6) 이미지메이킹(1) 의 (1) 쓰기

(1) 리젠테이션기법(1) 경호문서작성실무(1) 정보통신 인터넷(1) 컴퓨터활용(1)

비서사무 역의 경우는 ‘비서학개론’과 ‘문서작성실무’, ‘비서실무’ 등이 가장 빈도수가 높

았고 나머지는 거의 유사한 빈도수를 보 다. 학교나 학과의 특성에 따라 교과목 명칭이 동

소이하지만 달리 사용되고 있었고, 부분 ‘경호비서’로 명명된 학과에서 주로 비서사무분야

의 교과목이 운용되고 있었다. 따라서 비서사무분야는 경호경비분야에 비해 상 으로 소

홀히 되는 경향을 보 다.

<표 2-3> 응 구조  져스포츠 역 교과목 명칭  사용 황 

(빈도수)

구 분 교과목 명칭 

응 구조 

 져스포츠 

역

(60과목) 

(구 )응 처치(법)(9) 골 (7) 체력육성법(4) 스포츠(4) 동계스포츠(4) 동계극

기훈련(실습)(4) 하계극기훈련(실습)(4) 승마(4) 수 (4) 수상훈련(2) 하계스포츠

(2) 모던 스(2) 해양훈련(1) 임해훈련(1) 응 구조 처치(1) 스키(3) 해양스포츠

(1) 스포츠마사지(2) 하계수련(1) 운동생리학(1) 운동역학(1) 경호구 (1) 스킨스

쿠버 수 (1) 스스포츠(3) 스킨스쿠버(2) 체육경 리론(1) 수상안 (1) 극기

훈련(3) 스포츠사회학(1) 건강교육론(1) 수상스포츠(2) 특수스포츠(2) 운동처방

(1) 학교보건학(1) 스포츠의학(1) 져스포츠(1) 하계해양훈련(1) 동계산악훈련

(1) 계 스포츠(2) 양생호흡법(1) 도가명상수행 (1) 야외수행교육(1) 신체기능생

리학(1) 응 구조학(2) 휘트니스(1) 체육원리(2) 경호체력육성법(2) 극기탐사활동

(2) 종합스포츠탐구(1) 스쿼시(1) 경호체력지도법(1) 포츠마 론(1) 오리엔티

어링(1) 스포츠타일랜드마사지(1) 요가이론과실제(1) 스노우보트(1) 철인3종(1) 

체육사(1) 트 이닝방법론(1) 야 캠 (1) 수상스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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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 구조  져스포츠 역 교과목의 경우 경호 련학과 는 공이 주로 체육 학이

나 체육학부 는 져스포츠학부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에 많았다. 따라서 다양한 스포츠 

는 체육 련 교과목이 있었으며 응 처치  건강 리 교과목도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

었다.

<표 2-4> 사회과학 역의 교과목 명칭  사용 황 

(빈도수)

구 분 교과목 명칭 

사회과학 역

(46과목) 

범죄학(개론)(11) 형법(6) 법학개론(5) 형사소송법(4) 헌법(1) 민법총칙(1) 범죄

심리학(1) 시큐리티법학(1) 범죄 책론(1) 신종범죄론(1) 형사정책(1) 시큐리티범

죄 책론(1) 시큐리티정책기획론(1) 시큐리티인사 리론(1) 사회와범죄(1) 피

해자학(1) 소년비행학(1) 직업윤리(1) 조직운 (1) 융 계법(1) 정보시스템(1) 

시큐리티조직리더십(1) 정보분석(1) 조직과스텝(1) 정보학(1) 인간 계론(2) 정보

리 수집(1) 리더십론(2) 정보 리학(론)(3) 조직 리론(1) 행정학개론(1) 경

학원론(1) 사회복지개론(1) 인성교양특강(2) 논문작성법(1) 마 방법론(1) 정보

보호실습(1) 사회병리학(1) 이벤트기획론(1) 미디어산업론(1) 치안행정론(1) 사회

상론(1) 범죄와형법(1) 리 리론(1) 시큐리티형사 차법(1) 시큐리티재무 리

론(1) 

사회과학 역에서는 범죄학이 가장 많은 사용빈도를 보 고 형법이나 법학개론 형사소송

법 등도 상당수 사용되고 있었다. 사회과학의 체  측면에서 보면 법학 련이나 사회범죄

련하여 교과목이 많이 배치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특히 법학 련 교과목은 경비지도

사 시험과 연 성이 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표 2-5> 어학 역의 교과목 명칭  사용 황 

(빈도수)

구 분 교과목 명칭 

어학 역

(14과목)

어(회화)(9) 기본 어(2) 서강독(1) 경호실무회화(2) 의 실무외국어(2) 어

독해(2) 경호실무 여(2) 경호실용 어(2) 어토론(1) 경찰 어실습(2) 경호 어

실습(2) 경찰실무 어회화(1) 실용한자(1) 국어(1) 

어학 역에 있어서 교과목은 부분 어를 주로 하고 있었으나 이에 한 사용명칭은 

각각의 차별성을 보이고 있었다. 한 ‘실무회화’, ‘실무외국어’ 등을 표기함으로서 어인지 

다른 외국어인지 외형 으로는 분간이 어려웠지만 실제 교육내용은 모두 어교육을 하고 

있었다. 내용에 따른 정확한 표기가 있어야 하겠다. 따라서 어학 역의 경우는 실용한자나 

국어를 제외하면 모두 어교육을 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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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6> 무도  사격 역 교과목 명칭  사용 황 

(빈도수)

구 분 교과목 명칭 

무도  사격

역 

(30과목)

경호무도(론)(49) 사격(13) 무도실습(3) 공무술(1) 태권도(13) 유도(14) 검도

(9) 합기도(9) 경호사격(4) 호신술(1) 무도론(4) 무도안 학(1) 태권도지도법(2) 

합기도지도법(2) 연행체포술(1) 무도시범론(2) 체포(호신)술(5) 무도 론(1) 운

동실기(2) 공심 법(1) 경찰경호체포술(1) 경호제압술(2) 무도경 리론(1) 무

도생리학(1) 무도역학(1) 복싱(1) 무도안 교육론(1) 무도(1) 무도시설 리론(1) 

용무도(1) 

무도부문에 있어서는 학교에 따라 다소 차이를 보 으나 부분 ‘경호무도’의 명칭으로 종

합무도를 사용하고 있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태권도 유도 합기도 검도 등 실제 무도종목을 

명시하여 교육하는 학교도 있었다. 사격의 경우는 ‘사격’이라는 교과명이 부분이었으나 ‘경

호사격’이라는 구체 인 명칭을 사용하는 학교도 있었다. 무도 련 교과목이 많은 학교는 

련학과의 소속이 무도분야이거나 아니면 무도 공 학과에서 경호 련 교과목을 가르치는 경

우이기도 하 다.

2. 시큐리티 분야의 연구경향

시큐리티 분야에 한 연구는 크게 공경비(Public Security)와 민간경비(Private 

Security)로 구분 된다. 공경비에 한 연구는 주로 경찰학이나 경찰행정, 경찰활동, 경찰업

무 등에 한 것으로서 공안행정학회가 그 심 인 역할을 하며 1992년 이후 문학회지를 

발간해 오고 있다. 반면 민간시큐리티 분야에 한 연구는 학에서 련학과가 설립되기 

이 까지는 경찰학의 외곽에서 개론  에서 미미한 연구가 이루어져 오다가 1995년 이

후 련학과의 설치와 더불어 많은 학자들이 심을 갖기 시작하 다. 특히 1996년 한국경

호경비학회의 설립은 민간경비분야의 연구를 발시키는 계기가 되었고, 아울러 많은 학

에서의 련학과 설치는 민간경비연구 활성화의 매제가 되었다. 이에 해 본 연구는 민간

경비분야에서 심 인 역할을 하고 있는 한국경호경비학회지에 실린 논문을 검토함으로서 

민간시큐리티에 한 학문  연구경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본 연구는 권정훈(2007)의 “한국경호경비학 연구 분야의 성찰과 시사: ｢한국경호경

비학회보｣ 10년사를 심으로”(한국경호경비학회지 제14호) 선행논문과 안황권(2008)의 

“한국경호경비학의 연구경향 분석: ｢한국경호경비학회지｣ 기고논문(1997-2007)을 심으

로”(한국경호경비학회지 제15호) 선행논문을 기 자료로 활용하여 민간경비에 한 그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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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연구경향을 분석․평가 하고자 한다. 

<표 2-7> 연구주제별 민간경비분야 연구추이

(단 : 편, %)

주제 주제
발표논문

(1997~2007)
총 계

경호경비학 기

사학 3(75)

4(100)

철학 0(0)

개념 0(0)

이론 1(25)

연구방법 0(0)

경호경비학 리

인사 13(33)

39(100)

조직 16(41)

재무 0(0)

정책  기획 6(15)

통제(규제) 1(3)

경  3(8)

경호경비학 실무

법집행 1(8)

13(100)
법체계 4(31)

기법 8(62)

의 0(0)

기 타

경찰 23(18)

128(100)

범죄 26(20)

교정 1(1)

안 44(34)

발 과제 31(24)

교과과정 2(2)

조사 1(1)

총 계 184

자료 : 권정훈(2007)의 주제별 연구추이를 재구성한 것임.

의 조사기 에 따르면 기타의 분야에서 총 184편의 논문  128편(70%)이 수록되었

으며, 다음으로는 경호경비학 리 부문에서 39편(21%)의 논문이 발표되었다. 체 으로 

본다면 ‘안 ’과 ‘발 과제’ 부문에서 가장 많은 논문이 발표되었고, 다음으로 범죄나 경찰분

야 등에서 많은 논문이 발표되었다. 반면에 경호경비의 기 학문 분야에서는 거의 논문이 

무한 실정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철학이나 개념, 연구방법 등에 있어서는 단 한편의 

논문도 발표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상은 경호경비분야가 아직은 학문으로서의 정립이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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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할 뿐만 아니라 체육이나 경찰분야로부터 분화된 학문의 성격 정도로 취 받고 있기 때문

으로 평가된다. 이와 같은 상은 교과과정에서도 그 로 나타나고 있다. 인 학문으로부터

의 차용된 모자이크식의 교육과정은 경호경비의 학문  정체성 결여를 드러내고 있고, 이는 

경호경비가 실사구시의 학문  성향을 갖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의 연구조사와는 조 으로 안황권(2008)은 연구주제를 민간경비, 공경비, 범죄, 소

방, 안 , 테러, 기타로 분류하여 1997년 이후의 연구경향을 조사하고 있었다(표 2-8 참

조). 기타의 분류에서는 구체 인 세부주제가 명시되지 않아 분류주제에 포함되지 않은 역

의 주제로 간주하여 참조할 수밖에 없다.

<표 2-8> 주제별 연구추이

(단 : 편, %)

기 간 민간경비
공경비

(경찰/경호)
범죄 소방 안 테러 기타 계

1997~

2007

103

(45.7)
33(14.6) 33(14.6) 3(1.3)

23

(10.2)

26

(11.6)

4

(1.8)

225

(100)

* 자료 : 안황권(2008)의 연도별 연구주제의 변화를 재구성 한 것임. 

의 조사에서 보면, 체의 논문  민간경비에 련된 논문이 45.7%를 차지할 정도로 

가장 많았고 공경비나 범죄에 한 논문도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다. 한 테러와 안 에 한 

논문도 각각 11.6%와 10.2%를 차지하고 있었으나 ‘안 ’에 해서는 정확한 언 이 없어 

포  개념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 민간경비에 한 보다 세부 인 조사는 다음과 같다. 

<표 2-9> 민간경비 업종별 연구추이 

(단 : 편, %)

기 간 신변보호 호송경비 기계경비 시설경비 특수경비 계

1997~

2007
5(36) 1(7) 4(29) 1(7) 3(21) 14(100)

*자료 : 안황권(2008)의 연도별 연구주제의 변화를 재구성 한 것임. 

민간경비분야에 한 연구논문을 업종별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1997-2007년의 10년 

동안 총 14편의 논문이 발표되었고 이 에서 신변보호 연구가 36%로서 가장 많았고, 다음

으로 기계경비, 특수경비의 순이었다. 시설경비는 단 한건에 불과하 다. 민간경비 산업에서 

시설경비가 차지하는 비 이 매우 높고 사업성이 있는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한 연구

는 가장 조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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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0> 민간경비 세부분야별 연구추이 

(단 : 편, %)

기간 산업 경 교육 법․제도 무도 역사 공․사 력 민간조사 기타 계

1997~

2007

20

(22)

26

(29)

15

(17)
8(9) 5(6) 3(3) 7(8) 3(3) 2(2)

89

(100)

* 자료 : 안황권(2008)의 연도별 연구주제의 변화를 재구성 한 것임. 

민간경비 논문 103편  세부분야별 연구는 총 89편이었고, 이 에서 경 분야가 체의 

29%로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산업 22%, 교육 17%, 법․제도 9%, 공사 력 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산업과 경 부문에서 연구결과가 두드러지게 나타난 것은 민간경비에 

한 기 학문보다는 장분야에 한 심이 많았기 때문이고, 특히 신변보호나 기계경비 분

야에 한 심이 높았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3. 시큐리티의 학문  제약  문제

민간시큐리티에 해 문교육기 인 학에서 가르치는 교육과정과 련분야에 한 학

자들의 연구경향은 불일치성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산업 장 과의 연계성 교육은 사실상 

무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우선 학의 교육과정에 있어서는 과목의 범 성이 지 되

고 있다. 15개 학에서 사용되고 있는 과목의 수는 총 269개 과목이 사용되고 있었으며, 

이 에는 내용 으로는 명칭통합이 가능할 수 있는 것도 있었으나 학교나 학과의 특성에 

따라 독창 으로 사용되는 과목도 상당수 있었다. 한 학부 는 학과의 명칭을 ‘경찰경호’

의 혼합개념으로 사용한 경우는 경찰 련 교과목이 추가되어 있어 체 과목수가 늘어난 측

면도 있으나 혼합 명칭을 사용한 학교는 두 군데에 불과하 다. 그리고 체육 련 교과목이 

많이 분포되어 있는 것도 하나의 특징이었다. 이는 부분의 학과나 공이 체육 련학부 

는 체육 학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이었다. 체육 련 교과목 에는 민간시큐리티와 사실

상 연 이 없을 것 같은 ‘모던 스’, ‘승마’, ‘스키’, ‘수 ’, ‘스쿼시’ 등의 과목도 상당수 분포되

어 있고, 한 ‘골 ’의 경우도 높은 사용빈도수를 나타내고 있었다. 무도  사격 역도 체

에서 30과목을 차지하고 있었고, 사회과학 역은 46과목을 차지하고 있었다. 반면, 비서사

무 역은 상 으로 빈약하 고, 어학 역의 경우에는 부분 ‘ 어’ 주 으나 ‘실무회화’, 

‘실무외국어’ 등 어떤 외국어인지 명시하지 않은 애매한 표 을 사용한 경우도 있었다. 민간

시큐리티의 교육이 과연 이처럼 범 성이 요구되고 있는 학문인가 하는 에 있어서는 민

간시큐리티의 정체성 문제로 두된다. 이는 오히려 민간시큐리티의 학문  발 과 정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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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요인으로 작용을 하면서 교육의 질  문성에 부정  이미지로 작용을 한다. 

연구 역의 지나친 편 상도 민간시큐리티 발 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하며 문제 으로 

지 되고 있다. 권정훈(2007)의 연구에 따르면 체 184편의 논문  안 에 한 논문이 

44편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발 과제(31편), 범죄(26편), 경찰(23편)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 안황권(2008)의 조사연구에 따르면 1997~ 2007년의 기간 동안 체논문 

225편 가운데 민간경비분야는 46.7%인 103편의 논문이 게재되었고, 민간경비분야 업종별 

논문으로서는 신변보호(5편)와 기계경비(4편) 분야에 한 연구가 가장 많았고, 세부 역별

로는 경 (26편), 산업(20편), 교육(16편) 등으로 나타났다. 반면 무도분야는 총 6편의 논

문이 발표되었고, 비서사무분야는 무하 다. 이러한 상은 교육과정과 연구 역의 불균

형으로 보여 지는 측면이 있다. 그러나 무도와 비서사무의 경우는 별도의 문학회지를 이용

한다고 하더라도 민간시큐리티 측면에서의 련 연구가 상  미흡 는 무하다고 하는 

것은 교육과정에 한 비 만큼 학자들이 심을 두지 않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즉, 반

으로 교육과정에 한 비 과 학자들의 연구 심분야는 다소 차이성를 나타내고 있다.

한 민간경비의 산업 장에서 시설경비가 차지하고 있는 비 이나 요성을 감안했을 때 

시설경비에 한 연구논문은 단 1건에 불과하 으며, 학의 교육과정에 있어서는 단 한 과

목도 개설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만 유사과목으로서 ‘시설방호’가 한 과목 

있을 뿐이다. 이러한 실은 산업계의 동향과 학계의 교육이나 연구방향이 일치하고 있지 

않음을 보여주는 사례이고, 학문발 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시큐리티 

분야는 실사구시의 장성이 강조되는 교육목표 는 지도방침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과는 괴리성 있는 교육이 실천되고 있는 것이다. 

III. 시큐리티 산업의 발 동향 

1. 시큐리티 산업의 발 황

1960년   한국최 의 민간경비회사가 설립되고, 1976년 경비업법이 제정되면서부터 

민간시큐리티 분야의 산업은 꾸 한 발 을 거듭하여 왔다. 경찰청 자료(2007)에 따르면 

경비업 분류상 시설경비가 차지하는 비 이 체의 80.5%로서 여 히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었으며, 다음으로 신변보호(12.2%), 기계경비(4.1%)의 순으로 나타났다(<표 3-1>). 이

는 2006년도의 통계1)와 비교하 을 때 다소의 변동은 있었지만 순 변동은 없이 그 로 

1) 2006년 12월 31일 기 , 시설경비의 비 이 81.6%로서 가장 많았고, 다음은 신변보호(9.5%),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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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되는 경향을 보 다. 따라서 한국 시큐리티 산업의 발 동향은 시설경비를 심으로 지

속 인 발 을 해 오고 있으며, 1980년  반이후부터는 기계경비분야도 활성화되는 경향

을 보 으나 재에는 다소 수그러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기계경비가 시설경비와 

혼합된 형태로 운 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기계경비는 첨단장비를 비롯한 규모 투자가 

수반되어야 하는 부문이기 때문에 세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한국의 시큐리티 산업특

성상 창업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단순 통계  개념에서 벗어나 규모나 

장비  인력보유 황 등을 감안한다면 기계경비가 월등한 추세에 있다. S사, C사, K사 

등은 한국의 표 인 기업 보안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통계 으로는 하나의 경비업체

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표 3-1> 경비업  경비원 황

(2007. 12. 31. 재)

구 분 총계 시설경비 호송경비 신변보호 기계경비 특수경비

경비업체수
(구성비)

3,387
(100)

2,726
(80.5)

52
(1.5)

416
(12.2)

138
(4.1)

55
(1.6)

경비원수
(구성비)

135,400
(100)

109,590
(80.9)

3,048
(2.3)

11,760
(8.7)

5,000
(3.7)

6,002
(4.4)

* 자료 : 경찰청자료실

시큐리티 산업에 종사하는 인원의 연령분포를 보면 평균 49.4세로서 시큐리티 직무자체

의  문성에 한 의구심을 갖게 한다. 물론 20 에 입사하여 40 까지 장기근속 하는 경우

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퇴직이후의 일자리 정도로 간주하여 취업하는 경우가 부분이기 때

문에 고령자들의 분포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표 3-2>). 특히, 71세 이상의 고령자 분포

도 8,937명이나 되는 을 감안한다면 문교육의 필요성이나 문직종으로서 평가하기에

는 다소 모호한 이 있음이 지 되고 있다. 체 으로는 60 가 33.82%를 차지하여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20 (27.7%), 50 (13.96%), 30 (10.9%), 40 (6.89%), 70

(6.6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3-2> 경비원 연령분포 황 

(2007. 12. 31. 재)

구 분 총 계
20세

이하

21~

30세

31~

40세

41~

50세

51~

60세

61~

70세

71세

이상

연령분포
(구성비)

135,400
(100)

176
(0.13)

37,506
(27.7)

14,758
(10.9)

9,329
(6.89)

18,902
(13.96)

45,792
(33.82)

8,937
(6.60)

* 자료 : 경찰청자료실 

계경비(5.7%), 호송경비(2.0%), 특수경비(1.2%)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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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큐리티 산업의 발 망 

한국의 경우 민간경비산업은 매년 꾸 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그림 3-1>). 체 경

비업체의 발 황을 보면, 경비업의 기 년도인 1978년에는 10개 업체에 종사자 수는 

4,991명이었고 1980년에는 13개 업체에 5632명, 1990년에는 252개 업체에 25,559명, 

1995년에는 833개 업체에 40,109명, 2000년에는 1,838개 업체에 81,819명이 경비원으

로 종사하고 있었고(이윤근, 2002), 2007년 말 재에는 총 3,387개 업체에 종사자 수는 

135,400명으로 조사되고 있다(경찰청, 2008). 특히, 주목할 만 한 것은 1990년 이후 경비

업체의 수가 증하고 있다는 이다. 이는 1986년의 아시안 게임과 1988년의 서울올림픽, 

1992년 엑스포 등 국제 인 행사가 국내에서 치러지면서 시큐리티의 수요 증 요인으

로 작용했으며, 한 각종의 국제 인 테러를 비롯하여 국내의 범죄증가도 민간 시큐리티 

산업의 증가요인으로 작용을 하 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산업분야별로는 시설경비가 가장 큰 비 을 차지하고 있으며(<표 3-1>), 한 가장 큰 폭

으로 증가하고 있는 이 특징이다. 2000년의 경우 체 2,446개 업체  시설경비업체는 

1,509개 업체로서 61.7%를 차지하 으나(이윤근, 2002), 2007년에는 총 3,387개 업체 

 80.5%인 2,726개 업체가 시설경비분야에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나(경찰청, 2008) 10

년 사이 1217개 업체가 증가하 다. 기계경비나 신변보호업체도 완만한 증가추세에 있었으

나, 호송경비의 경우는 2000년 체의 32.2%에서 2007년에는 체에서 1.5%로 감하

는 상을 보 다. 기계경비의 경우 융기 이나 산업시설, 공공기  등 주로 시설경비와 

통합 인 개념에서 운 이 되고 있었으며 많은 투자비용이 발생하는 계로 세업체보다는 

기업에서 주로 운용되고 있었다. 

* 출처 : 임명순(2008), ｢한국민간경비학회보｣ 제11호.

<그림 3-1> 한국민간경비업체  경비원의 증가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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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체의 발 과정 측면에서 본다면 앞으로의 경비 산업도 시설경비와 기계경비를 심

으로 발 될 가능성이 많으며, 특히 단일 업종보다는 종합시스템 형태의 규모의 형화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즉, 시설경비나 신변보호, 호송경비, 기계경비 등 단

일차원의 허가업종으로 운 되지 않고 경비업이라고 하는 통합 인 조직에서 세부 리 으

로 운 될 가능성이 많다고 보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는 리를 최우선 목 으로 하는 회사의 

태생  원리와 조직의 경 에서 비롯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우선순  면에서 고객 서비스보

다는 회사의 존립을 결정하는 조직경 과 자본운용이 항상 선두에 있기 때문이다. 한 회사

가 존립될 수 있어야 고객감동을 유발하는 질 좋은 서비스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3. 시큐리티 산업과 학교육의 이질  문제

민간경비산업이 지속 이며 량 으로 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은 구조 인 문제이다. 2004년 말을 기 으로 보았을 때 체 경비업체  

약 51%가 10인 이하의 종업원을 거느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300인 이상의 종업원을 

거느리고 있는 업체는 2,322개 업체  겨우 53개에 불과했다(경찰청생활안 국). 업체의 

세성은 투자비용이 비교  낮은 신변보호 업종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었으며, 따라서 신변

보호의 경우 2000년 체의 2.6%에서 2007년에는 12.2%를 차지하여 지속 인 상승세를 

보 다. 따라서 한국의 민간시큐리티 산업의 발 은 세성이면서 시설경비분야에 치 되어 

있는 이 특징이다. 

그러나 한국 학의 문교육과 학자들의 연구경향은 시설경비를 제외한 기타의 분야에서 

많이 이루어졌다. 다시 말해, 신변보호, 안 , 산업, 경 , 공․사 력, 범죄, 테러 등에서 

주로 활발한 연구활동이 이루어졌고 장성보다는 학문  탐구성이 강한 것이 특징이었다. 

학의 문교육도 과도한 다양성이 문제 으로 지 되고 있고, 한 실제 장성과는 상

계가 미흡한 교과목의 과다한 편성도 민간시큐리티의 발 과는 이질 인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신변보호업체의 지나친 세성으로 볼 때 무도 심의 신변보호를 강조하는 교

육과정과 장성이 배제된 교육과정은 실제 시장수요와는 부합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

이와 같이, 실사구시의 학문성이 강조되는 시큐리티 련 교육과정이나 연구경향은 실제 

시장성과는 다른 각도의 노선으로 가고 있어 졸업생에 한 진로나 연구결과의 장 목은 

다소 어려움에 처해 있는 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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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결론  제언 

연구결과에 따르면 시큐리티의 학문지향성과 시장발 성은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즉, 문교육기 인 학에서 이루어지는 교육과 문학회지에 게재된 연구경향은 시큐리티 

산업의 실 인 발 방향과는 다소 동떨어진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요인에 해서는 앞으로의 시큐리티 발 성은 선진국의 방향으로 가야한다는 학문  당 성

에서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졌기 때문으로 분석되며, 그러나 실 인 구조  문제나 사회  

조건은 리성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 시설분야에 한 학문  근성의 

미흡은 학문  연구 상으로서의 사료  가치나 실증  가치가 부족하기 때문이고 심도 있고 

범 한 연구과제로서는 단순노무직 형태의 근로내용에 한 제약 인 요인들이 많기 때문

으로 보 다. 다만, 시설분야에 해서는 근로인에 한 근로환경이나 근로조건, 임  등의 

환경  요인에 한 만족/불만족 등의 리서치가 이루어지고 있을 뿐이었다. 

민간시큐리티가 발 하고 사회의 문직종으로 자리를 잡기 해서는 정부와 학계, 산업

계의 심과 조,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학계에서는 실 타당한 교육과정이 마련될 수 

있어야 하고, 학 간의 교육과정에 해서도 최소 공통분모가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리고 학자들의 편 된 연구경향도 다양화 될 수 있어야 하고, 특히 시설분야에 한 

심과 노력이 필요한 시 이다. 정부의 입장에서는 실성 있는 법 ․제도  장치를 재편 

는 개편하여 명실상부한 문직종으로서의 상정립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산업계에

서는 업체의 세성과 편 성이 큰 문제로 지 되고 있다. 그러나 시장의 흐름에 따른 산업의 

발 은 제도  장치로서 제한할 수 없으나 창업요건의 강화, 자격요건의 강화 등을 통해서 

제도 인 방법으로 과도한 난립성은 방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사회의 요소들은 다양

화되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큐리티 시장의 흐름은 지나치게 인력경비나 시설경비에 치

되고 있는 은 범죄 방보다는 리성이 우선 으로 강조되고 있기 때문이다. 경비인력

의 자질문제, 고령화 문제, 교육문제, 산업의 편 성 등과 학문과 시장의 불일치성 등은 민간

시큐리티 산업의 발 을 해서 해결되어져야 할 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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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Korean Private Security for the Academic Directivity 

and Security Industry for the Market Directivity

Gong, Bae-Wan 

This study aims to analysis and measure on the private security for the academic 

directivity and security industry for the market directivity in Korea. For this study 

we compare and analysis the curriculum of 15 universities in Korea and the papers 

which were published on "Korean Security Science Review" that is a report in a 

professional private security. In conclusion, 269 subjects are used as instructional 

materials in 15 universities, thus 103 subjects for the private security and 60 for 

the leisure sports and first-aid treatment, 46 for the social science, 30 for the martial 

arts and shooting, 16 for the secretary affairs, 14 for the foreign languages. Regarding 

scientistic papers, 45.7% of papers for the private security of all and 14.6% for the 

public security, 14.6% for the criminal, and 11.6% for the terror etc. But there are 

any papers for the facilities guard or security in spite of the  facilities guard is pivotal 

role in this field. The facilities guard or security, or maybe house detective, holds 

80.5% of the private security market and it is important role in this industry in Korea. 

Besides, considering development of private security, the security market makeup 

the body-guard field hold 12.2%, prevention security system by censor hold 4.1%. 

So, this statistics show that the facilities guard lead practically the private security 

industry in this field, but there are any subjects for the education and any research 

for the paper. Thus some modification on the universities curriculum is required, also 

needs activity research in the facilities guard field for the development private 

security.

Key Words : Security Study, Security Market, Private Security, Guard Security, 

Security Industr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