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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캠퍼스공간에서 여 생이 느끼는 범죄불안감에 한 연구

The Study on the Female Collegian's the Fear of Crime in University 

Camp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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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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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s the female collegian's the fear of crime in university campus. In order to deal with it, the 

questionnaire survey on the analysis of the female collegian's the fear of crime are conducted in 3 university campuses in Seoul.
The results of the 228 questionnaires survey are analyzed in descriptive statistics through SPSS program. This study compares
female collegian's the fear with male collegian's one. The result of this are the followings ; 1) The female have the bigger 
concerns than the male about the crime expected to happen to herself. 2) At night the female are limited in activity than male
because of the fear of crime. 3) During day the female have the bigger fear of crime than the male in the space such as 
stairways and hallways, toilet, and elevator. 4) At night the female have the bigger fear of crime than the male in not only 
stairways and hallways, toilet, elevator but also pedestrian, green space, recreational space. 5) This study proved the correlation
between the collegian's satisfaction about university campus safety and the collegian's satisfaction about university campus 
environments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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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1)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최근 범죄율의 증가와 더불어 매스컴이나 주변사람들로

부터 범죄 피해 경험 소식 등을 하면서 일반 사람들이 

느끼는 범죄에 한 두려움이 증가하고 있다. 범죄에 한 

두려움의 증가는 일상생활에서의 활동을 축시킬 수 있

으며 장기 으로는 삶의 질에 향을 미칠 수 있다. 

여성의 경우, 남성에 비해 범죄에 한 두려움이 상

으로 높다고 일반 으로 인식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사

실을 뒷받침하는 국내 연구는 많지 않은 실정이다1). 국내 

선행연구결과2), 여성 에서도 20  여성들이 그 이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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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는 2011년도 상명  교내연구비의 지원으로 수행된 연

구 결과의 일부분이다.

1) 권인숙외, 2011, p102

연령 에 비해 범죄에 한 불안감을 많이 갖고 있는 것

으로 밝 졌다.

한편 20  여학생과 남학생이 많이 이용하는 학 캠퍼

스공간은 학생의 교육을 한 공간으로서도 요하지만 

평생교육원의 운  등을 통한 지역사회에서의 역할도 커지

고 있다. 이러한 학캠퍼스에서 최근 각 종 범죄발생률이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이 범죄두려움 등을 연구하는 범죄

방 환경설계(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CPTED 셉테드)3) 련 연구에서 밝 진 바 있다.4) 

그 원인  하나로 학캠퍼스에서는 외부인의 출입통제가 

2) 김흥순, 2007, p46

3) 범죄자와 피해자, 취약한 환경조건의 3가지 요인이 구비될 때 

범죄가 발생하는 것을 고려하여 도시건축환경의 한 설계

(design)와 효과 인 사용(use)을 통해 범죄  불안감의 발생

범 를 이고 삶의 질을 증 시키는 것임, 한국셉테드학회

http://www.cpted.kr/

4) 강용길외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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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워 학생 뿐 아니라 다양한 사람의 출입이 가능하며 

이로 인한 익명성 때문이라고 보기도 한다. 하여튼 학 

캠퍼스공간에서 발생하는 범죄는 학생들의 범죄불안감을 

증가시키고 학내 생활범 를 축소시키고 더 나아가서는 

학업에 장애를 일으킬 수도 있다5).

따라서 본 연구는 범죄 험이 높으면서 범죄불안감이 

높은 많은 20  여자 학생이 이용하고 있는 학 캠퍼

스공간을 상으로 여학생들이 느끼는 범죄 불안감과 그 

원인에 해 분석하고자 하 다.

1.2 연구의 방법 및 내용

연구내용  방법은 5단계로 구분된다. 

첫째, 범죄와 련된 학캠퍼스공간계획과 여성의 범죄

불안감 련 선행연구를 고찰한다. 둘째, 설문조사 상 

응답자 특성 등을 악한다. 셋째, 피해 범죄의 종류와 범

죄피해 장소 등을 조사 분석한다. 넷째, 학생들이 선정한 

범죄불안감이 높은 건물을 조사 후 장답사하여 공간의 

특성을 분석하 다. 다섯째, 학캠퍼스공간에서 설문조사 

상 여자 학생들이 느끼는 주간과 야간의 범죄불안감

을 분석한다. 여섯째, 성별에 따라 범죄불안감 원인을 분

석하 다. 통계분석은 SPSS 통계 로그램에서 교차분석, 

T검정, 회귀분석을 이용하여 분석하 다. 

1.3 설문조사방법 및 내용

본 연구는 학 캠퍼스공간에서 여학생들이 느끼는 범

죄 불안감에 해 조사 분석하고자 설문조사를 하 다.

설문조사의 내용은 일반  사항(성별, 재학기간), 본인 

피해를 입은 범죄의 종류, 주간/야간에 가장 불안하게 느

끼는 건물(공간)과 이유, 체 학캠퍼스에 한 범죄로

부터의 안 성 만족도, 주간/야간에 학캠퍼스에 한 범

죄로부터의 안 성 만족도, 주간/야간에 범죄불안감으로 

인하여 학생활에 제약을 받는 정도, 공간별 주간/야간에 

범죄불안감을 느끼는 정도와 원인 등이었다. 

상 학 3개에 재학 인 학생을 상으로 2012년 

10월 4일～31일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하 다. 학교별로 100

부씩 설문지를 배포하 고 이  응답이 부실한 것을 제외

하고 총228부의 설문지를 상으로 조사분석하 다. 조사 

된 자료는  SPSS for Windows을 이용하여 빈도분석, 교

차분석, T검정,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5) 유호정외, 2010, 윤소진외, 2012 

2. 선행연구 고찰

2.1 국내 범죄예방설계를 위한 여성에 대한 연구와 대

학캠퍼스 관련 선행 연구 분석

국내 범죄 방설계에 한 연구의 역사가 길지 않아 

련 연구가 많지 않고 련 연구의 상은 주로 주거단지 

다. 학 캠퍼스공간에서 범죄 방설계에 한 연구는 

약간 있으나 범죄피해유형과 원인분석(박철  2003), 

CCTV나 경비 등과 같은 측면에서의 CPTED 활용방안

(박동균, 2006), 범죄 방 에서 국공립 학을 상으로 

공간별 만족도와 요도(강석진 외, 2012)에 한 연구가 

있었다. 연구내용  여 생의 불안감을 약간이라도 다룬 

연구(유호정 외, 2010)는 매우 었다.

한편 국내 범죄 방설계를 한 여성에 한 연구는 매

우 었다. 여성이 살기 좋은 여성친화도시조성 등의 건설

을 해 범죄로부터 안 성을 요시하는 연구(권상우 외, 

2007)가 진행되었으나 여성의 범죄에 한 인식을 조사 

분석(권인숙외 2011)한 연구는 아주 었다. 국내 여성의 

이나 입장에서 범죄 방설계를 고려한 연구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일반 여성을 상으로 범죄불안감

과 불안을 느끼는 공간유형(김흥순, 2007)에 한 연구와 

규모 학과 문 학 캠퍼스에서 학생의 범죄피해와 

불안감을 조사하면서 학내 공통 인 4개의 공간을 상

으로 여학생을 남학생과 비교한 연구(유호정 외, 2010)가 

있었다. 의 연구들은 범죄불안감이 시간에 따라 큰 차이

가 있음에도 이에 따른 불안감까지는 다루지 못했고 연구

상이 체 연령의 여성이거나 규모 종합 학 혹은 소

규모 문 학에 한정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선행연구에서 부족했던 들에 

을 맞추어, 다음과 같은 연구 상과 연구 내용을 심으

로 조사 분석하 다. 선행연구 상이 주로 국공립 , 규

모4년제 종합 학, 작은 문 학이었는데 본 연구는 일반

인 규모 사립 학을 상으로 한다. 선행연구에서는 

여학생과 남학생의 범죄불안감을 학내 소수의 공간을 

상으로 비교하 지만 본 연구에서는 학내 공통 인 

다양한 공간과 실제 학별 건물들을 상으로 한다. 한 

범죄불안감을 시간(주간, 야간)에 따라 비교분석하고 그 

원인을 실제 건물을 상으로 공간특성을 분석하면서 심

층 으로 다루고자 하 다. 가장 큰 차이는 여학생의 

에서 걱정되는 피해 범죄종류, 범죄불안감을 느끼는 건물

(공간)과 그 세부공간, 불안감을 느끼게 하는 건물의 공간

계획 특성 등을 분석하 다는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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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A B C  

설립년도(년) 1937 1940 1934

지면 (m
2
) 81,722* 111,676 62,910

입 지(서울 심지인 
화문에서의 거리)

5km이내 10km이내 10km이내

주변 시설 주거지, 산 주거지, 공원 주거지, 공원

지 형 경사지 평지 평지

건폐율 32% 29% 29%

도로체계
선형**, 
수목형

선형**, 
수목형

선형**, 
수목형

배치 심 공간 용도
도서 , 

학생회

도서 ,

운동장

학생회 , 

운동장

건물갯수(동) 23 22 16

단과 학수(개) 8 9 8

학생 수(명) 약 10,000 약16,000 약13,000

유효 설문지수(부) 79 59 90

성별
여성(명, %) 37(47.4) 33(55.0) 36(40.9)

남성(명, %) 41(52.6) 27(45.0) 52(59.1)

*캠퍼스주변 임야의 면 은 제외함

**임승빈외, 2000년 연구결과에 근거한 유형화

Table 2.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 properties and respondents

(표 2. 학별 캠퍼스내 건물과 응답자의 일반 특성)

2.2 대학교 캠퍼스공간의 물리적 환경 특성 분류

본 연구에서의 캠퍼스공간내 공간유형은 학설립·운  

규정 제4조 1항과 별표 2, 학캠퍼스 련 연구(김종석, 

2006, 안경환, 2009), 학캠퍼스내 범죄 련 연구(유효정

외 2010, 윤소진외, 2012)를 종합해서 크게 2가지로 구분

할 수 있었다(표 1 참조). 하나는 학별 공간을 평가하기 

한 공간구분이고 다른 하나는 공간용도에 따라 학의 

공통된 평가가 용이하면서 셉테드 평가를 해 요시되

는 공간구분이었다.

학별 공간 즉, 건물과 외부공간을 평가하기 한 공간

구분에서는 학설립·운  규정의 교육기본시설과 지원시

설에 해당하는 도서 , 학생회 , 학본부를 학에 “공

통된 독립 건물”로 정하 다. 운동장, 노천극장을 “공통된 

독립 외부공간”으로 정하 다. “기타”에 학내 나머지 건

물들을 포함하 다.

공간용도에 따라 학의 공통된 평가가 용이하면서 셉

테드 평가를 해 요시되는 공간구분에 의해 3가지 공

간으로 구분하 다. 먼  “외부공간”으로 보행로, 녹지공

간, 휴게공간을 정하 다. “ 간공간”으로 출입구와 그 주

변 공간을 정하 다. “내부공간”으로 강의실, 계단과 복도, 

화장실, 엘리베이터, 과방과 동아리방을 정하 다.

본 연구에서는 주로 학의 공통된 평가가 용이하면서 

셉테드 평가를 해 요시되는 공간구분에 의해 조사 분

석하 다.

구분 구분 해당공간이나 시설

학별 공간(건물
과 외부공간)을 평

가하기 한 공간

구분

공통된 독립 

건물
도서 , 학생회 , 학본

공통된 독립 
외부공간 

운동장, 노천극장

기타 기타 개별 인 독립 건물 

공통된 공간용도

에 따라 평가가용

이하면서 셉테드 
평가를 해 요

시되는 공간구분

외부공간 보행로, 녹지공간, 휴게공간

간공간 출입구와 그 주변 공간

내부공간 
강의실, 계단과 복도, 화장실, 엘
리베이터, 과방과 동아리방

Table 1. Classification of physical characteristics in university campus

(표 1. 학교 캠퍼스공간의 물리  환경 특성 분류)

2.3 대학교 캠퍼스공간에서의 범죄유형 분류

본 연구에서의 캠퍼스공간내 범죄유형 분류는 다음과 같

은 과정을 통해 이루어졌다. 먼 ,「 검찰청 범죄분석」상 

분류법에 의거한 강도, 도, 손괴, 폭행, 강간 , 방화를 기

로 하되, 기존의 학내 범죄 련 문헌 분석결과(유효정

외 2010, 강석진외, 2012)를 종합하 다. 박동균(2006)연구

에서는 캠퍼스공간내 범죄유형을 도, 폭력, 성폭력(성희

롱포함), 사이버범죄로 구분하 고 유호정외(2010) 연구에

서 도난, 강제유인, 폭행, 성추행, 욕설, 강석진외(2012) 연

구에서 도, 폭력, 성범죄, 손로 구분하 다. 본 연구에

서 캠퍼스 공간계획때문에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운 사이버

범죄와 기존연구에서 범죄피해가 었던 강제유인 등은 제

외하고 캠퍼스공간내 범죄유형을 도난, 폭행, 성폭력, 기타

로 구분하 다.

3. 조사결과 분석

3.1 조사대상의 일반 특성

여학생과 남학생의 범죄에 한 인식차이를 분석하고자 

한 연구이므로 학 캠퍼스의 통제가능한 부분의 물리  

환경의 차이가 도록 조사 상 선정기 을 크게 7가지로 

설정하 다. 입지는 서울이고, 규모 사립 학이고, 지

면 , 건폐율, 건물의 수, 각 학교의 설립년도가 유사하

고 학생수가 큰 차이가 나지 않는 학으로 정하 다. 그 

결과, 선정기 에 따라 조사 상 학으로 서울에 소재하

는 4년제 학 3개를 선정하 다. 상 학의 설립년도, 

지면 , 입지, 주변시설, 지형, 건폐율, 도로체계, 배치 

심 공간 용도, 건물구성(교육기본시설, 지원시설, 연구시설 

등), 단과 학수, 학생수 등의 특성은 <표 2>와 같다.

3개 학의 설립년도가 유사하고 입지는 서울 심지인 

화문에서 10km이내에 치한다. 선행연구6)에서 범죄율

6) 임승빈(1992), 강석진, 이경훈(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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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학생 남학생
Chi-Square 

-value
합

외출하되, 

험지역 보행 자제
50(48.1) 23(20.2) 33.035*** 73(33.5)

지인과 동행 31(29.8) 23(20.2) 54(24.8)

무시하고 외출 20(19.2) 59(51.8) 79(36.2)

기타 3(2.9) 9(7.9) 12(5.5)

합 104(100) 114(100) 218(100)

*p<.05,**p<.005,***p<.001

Table 3. Action for the crime prevention

(표 3. 범죄 방을 해 취하는 행 ) 명(%)

응답자

구분

본인피해범죄 타인피해범죄

여학생 남학생 여학생 남학생

도난 18(100) 21(91.3) 31(88.5) 41(95.4)

폭행 0(0) 0(0) 1(2.9) 0(0)

성폭력 0(0) 0(0) 3(8.6) 1(2.3)

기타 0(0) 2(8.7) 0(0) 1(2.3)

합 18(100) 23(100) 35(100) 43(100)

Table 4. Type of experienced crime victim 

(표 4. 실제 경험한 피해 범죄의 종류) 명(%)

여학생 남학생
Chi-Square 

-value
합

도난 64(71.1) 85(82.5) 13.360** 149(77.2)

성폭력 21(23.3) 6(5.8) 27(14.0)

기타 5(5.6) 12(11.7) 17(8.8)

합 90(100.0) 103(100.0) 193(100.0)

*p<.05,**p<.005,***p<.001 

Table 5 Type of worrying crime victim 

(표 5. 걱정이 되는 피해 범죄의 종류) 명(%)

여학생 남학생 평균 T-value

주간 4.02 4.03 4.03 -0.128

야간 2.93 3.66 3.30 -4.992***

평균 3.48 3.85

1 매우 많은 제약을 받음, 5  제약을 받지 않음

*p<.05,**p<.005,***p<.001

Table 7. Limited or unlimited freedom of action because of the fear of crime 

(표 7. 범죄불안감으로 인하여 학내 생활에 제약을 받는지 여부)

구분 장소 합

외부공간 야외보행공간 6(5.4)

야외 녹지 공간 1(0.9)

야외 휴게 공간 7(6.3)

간공간 건물 출입구 주변 2(1.8)

내부공간 건물 내 복도  계단 11(9.9)

과방/동아리방 28(25.2)

강의실 36(32.4)

화장실 7(6.3)

기타 12(10.8)

합 110(99)

Table 6. Place of crime(표 6. 범죄 피해의 장소) 명(%)

과 계가 있다고 언 되었던 건폐율은 3개 학 모두 29 

～32%로 유사하다. 단, 지형은 지면 은 A 는 경사지

고 B 와 C 는 평지이다. 

3개 학의 설문응답 학생들의 재학기간은 2년 이상～3

년 미만이 36.3%에서 3년 이상～4년 미만이 37.7%로 주

를 이루었다. 3개의 모든 학에서 설문 응답자의 성별은 

여성이 40.9～55.0%로 남성과 여성의 비율이 유사하 다. 

3.2 대학 캠퍼스내 범죄 피해 현황과 피해 장소

학별로 본인이 피해를 입은 범죄의 종류는 부분 도

난이었다. 성별로 본인이 피해를 입은 범죄의 종류는 큰 

차이가 없었다(표 3참조). 타인이 피해를 입은 범죄의 종

류도 부분 도난이었고 그 외에 폭행, 성폭력 등이 있었

다. 피해를 입은 범죄 종류의 응답결과는 학 별 차이가 

거의 없었다.

본인이 학내에서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걱정되는 범

죄는 도난이 제일 많았다(표 4 참조). 단, 걱정이 되는 피

해 범죄의 종류가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기 

해 피해건수가 은 폭행을 기타에 포함하여 범죄의 종

류를 도난, 성폭력, 기타로 구분해 교차분석하 다. 그 결

과 성별차이가 있었는데, 여학생은 남학생에 비해 성폭력

으로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응답자가 많았다. 실제 본인

이 성폭력으로 피해를 받았다는 응답자가 한 명도 없었지

만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성폭력에 한 두려움이 많음

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여성이 남성에 비해 

성폭력에 한 두려움이 많다는 기존 연구결과(권인숙 외, 

2011)와 유사함을 알 수 있었다. 

범죄 피해 장소로 가장 많이 응답한 공간(표 5 참조)은 

강의실과 과방/동아리방이었다. 그밖에 건물 내 복도  계

단, 화장실, 야외보행공간이 있었다. 학별로 B 학에서는 

강의실이 C 학에서는 과방/동아리방이라고 응답한 응답

자의 비율이 높았다. 강의실과 과방/동아리방이라고 응답

한 응답자의 피해 범죄의 종류는 반 이상이 도난이었다.

3.3 범죄불안감으로 인한 생활의 제약 여부와 범죄예방

을 위해 취하는 행위

범죄불안감으로 인하여 학내 생활에 제약을 받는지에 

해 설문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주간에는 여학생, 남학

생 모두 범죄불안감으로 인하여 비교  제약을 받지 않는

다고 응답하 다. 그러나 야간에, 여학생은 남학생에 비해 

야간에 생활에 제약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범죄 방을 해 취하는 행 를 조사분석 한 결과(표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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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여학

생은 남학생에 비해 외출하되, 험지역 보행 자제한다거

나 지인과 동행한다고 응답한 응답자수가 많았다. 반면, 

남학생은 여학생에 비해 무시하고 외출한다는 응답자수가 

가장 많았다. 학별 응답결과의 차이는 없었다.

3.4 범죄불안감이 높은 건물(공간)

학별 건물(공간)의 범죄불안감을 평가하기 해 표 2

에 근거하여 설문조사시 응답자로 하여  학내 범죄불

안감이 높은 ‘건물(공간)과 그 주변 공간’을 주간, 야간에 

각각 선정하게 하 다. 상 에 선정된 건물을 학별로 정

리한 후 장 답사하여 공간계획특성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3개 학의 공통된 독립 건물  도서 , 학생회 은 범

죄불안감이 낮았다. 공통된 외부공간  노천극장은 3개 

학  2개 학에서 범죄불안감이 높은 건물(공간)로 선

정되었다. 학별 범죄불안감이 높은 건물로 A 학에서 

JA , JO , 노천극장이, B 학에서 SA , MO , Y 이, 

C 학에서 NU , BI , 노천극장이 선정되었다. 공간의 

특성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표 8,9,10 참조). 

JO  내부 노천극장과 주변 JA 과 주변

Table 8. The highest buiding/space in fear of crime-A university

(표 8. 범죄불안감이 높은 건물/공간-A 학)

SA 과 주변 MO 과 주변 Y 과 주변

Table 9. The highest buiding/space in fear of crime-B university 

(표 9. 범죄불안감이 높은 건물/공간-B 학)

NU 과 주변  BI 과 주변 노천극장과 주변 

Table 10. The highest buiding/space in fear of crime-C university 

(표 10. 범죄불안감이 높은 건물/공간-C 학)

A 학에서 JO 은 학교의 가장 꼭 기에 치하여 정

문까지 이동거리가 가장 길고 야간에는 주변 보행로 이용

자가 거의 없었다. 건물3층까지 한쪽 면이 지하에 있고 4

층 이상도 건물내 복도 양 으로 부분 강의실이 있으

며 창문이 건물의 양끝에 하나씩 치하여 복도에 조명을 

켜지 않으면 어두웠다. JA 의 건물 주변외부공간에는 사

각지  같이 에 잘 뜨이지 않고 어둡고 막힌 공간이 많

았다. 이런 공간에 주간에는 흡연자들이 많았으나 야간에

는 이용자가 거의 없고 건물 쪽은 건물에 가리어 감시가 

용이하지 않다. 노천극장은 평상시에는 이용객이 드물었

고, 보행로에서 노천극장이 나무나 장애물로 가려져 있어 

일부 공간은 낮에도 잘 보이지 않았다. 

B 학은 SA 은 건물 내부 복도가 낮고 좁아 출입구 

문이 크지만 내부에는 빛이 잘 들지 않았고 춥고 음침한 

기분이 들었다. 건물의 주변 곳곳에 있는 석상과 나무는 

범죄자가 숨을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할 수 있다. MO 은 

건물 규모가 작고 용도상 이용 빈도가 었다. 이 건물 주

변에 가 른 옹벽이 형성되어있었고 테니스장이 있어 주

변보행로의 이용자 었다. 야간에 조명이 어두웠다. Y

은 건물이 노후화되었고, 건물 뒤쪽과 담 사이에 샛길이 

있었는데 이용자가 거의 없었으며, 건물앞 보행로에서 보

이지 않았고 어두워서 안 한 보행로로 인식되지 않았다. 

건물 뒤편에 나무들이 있는 녹지공간은 밤에는 범죄자가 

숨을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할 수 있었다.

C 학은 NU 은 메인 캠퍼스와 멀리 있어 동일 학 

캠퍼스라는 인식을 떨어뜨렸다. 지름길을 이용하지 않을시 

동선이 길고, 아이스 링크장 주차장을 지나야하므르 외부

인과 이 많았다. 1층 필로티 공간의 많은 기둥과 주차

된 차량들은 가시성을 낮춰 범인이 숨을 장소를 제공할 

수 있다. 야간에는 근로에 조명이 어 어두웠다. BI

은 건물규모가 크고 동선이 복잡하여 건물내 재 서있는 

치에 한 인지력이 떨어졌다. 작은 출입구들이 많아 출

입구 주변이 어둡다. 이용자들이 많지 않았다. 주변의 많

은 나무, 에어컨실외기, 쓰 기 처리장 등이 있어 교내 보

행로나 다른 건물에서 시야가 차단되었다. 노천극장은 

부분의 주간에 이용자가 많지 않고 야간에는 조명이 부족

하여 어두워 가시설이 떨어졌으며, 노천극장 바로 뒤에 학

교 후문이 있는데 아 트 거주민들이 자유롭게 왕래하여 

외부인의 근통제가 어려웠고, 실제 장 답사시 외부인

이 서성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성별에 따라 범죄불안감을 느끼는 건물(공간), 해당 건

물(공간)의 세부공간, 범죄불안감을 느끼는 이유에 차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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β1값

구분

체 

여학생

체 

남학생

T-

value

A  

여학생

A  

남학생

T-

value

B  

여학생

B  

남학생

T-

value

C  

여학생

C  

남학생

T-

value

주

간

외부보행공간 범죄불안감 4.77 3.87 1.077 3.95 3.85 0.507 3.48 4.00 -2.223* 3.53 3.57 -0.165

외부녹지조경공간 범죄불안감 3.75 3.83 -0.657 3.81 3.85 -0.236 2.91 3.69 -2.737* 2.94 3.31 -1.761

외부휴게운동공간 범죄불안감 3.85 3.91 -0.514 3.86 3.90 -0.213 3.18 3.81 -2.835* 2.86 3.31 -2.052*

건물출입구와 그 주변 범죄불안감 3.97 3.93 0.336 4.00 3.93 0.387 2.45 3.31 -2.786* 2.56 3.35 -3.549**

강의실 범죄불안감 4.06 3.97 0.762 4.03 4.07 -0.242 3.64 4.23 -2.217* 3.36 3.51 0.554

화장실 범죄불안감 3.54 3.98 -3.467** 3.19 4.10 -4.390*** 3.15 3.58 -1.479 3.61 3.71 0.863

건물내 복도와 계단 범죄불안감 3.58 3.87 -2.280* 3.57 4.02 -2.482* 2.76 3.73 -3.525** 3.42 3.36 -0.918

과방 동아리방 범죄불안감 3.78 3.73 0.428 3.68 3.90 -1.029 2.73 3.85 -3.603** 2.83 3.38 -2.461*

엘리베이터 범죄불안감 3.72 4.08 -2.863* 3.59 4.10 -2.407* 3.18 3.50 -1.055 3.58 3.35 0.871

야

간

외부보행공간 범죄불안감 2.81 3.48 -4.962*** 2.59 3.55 -4.31*** 4.00 4.11 -0.511 3.71 3.75 -0.179

외부녹지조경공간 범죄불안감 2.94 3.45 -3.720*** 2.81 3.40 -2.69* 3.91 4.19 -1.211 3.56 3.60 -2.380

외부휴게운동공간 범죄불안감 3.09 3.60 -3.725*** 2.92 3.56 -3.06** 3.97 4.37 -1.926 3.72 3.76 0.243

건물출입구와 그 주변 범죄불안감 3.36 3.73 -2.766* 3.11 3.69 -2.62* 4.15 4.26 -0.505 3.78 3.77 0.046

강의실 범죄불안감 3.25 3.64 -2.772* 2.97 3.60 -2.56* 4.09 4.11 -0.086 4.06 3.81 0.419

화장실 범죄불안감 2.79 3.65 -5.655*** 2.22 3.62 -5.42*** 3.58 4.15 -2.232* 3.86 3.81 0.252

건물내 복도와 계단 범죄불안감 2.65 3.55 -6.254*** 2.41 3.58 -5.01*** 3.35 4.19 -2.597* 3.64 3.59 0.225

과방 동아리방 범죄불안감 3.24 3.44 -1.318 2.95 3.53 -2.08* 3.76 3.78 -0.075 3.92 3.56 0.279

엘리베이터 범죄불안감 3.07 3.79 -5.020*** 2.89 3.78 -3.65*** 3.73 4.26 -2.214* 3.83 3.96 -0.615

학내 범죄불안감 3.24 4.05 -3.91*** 2.97 4.12 -3.953 3.33 3.64 -1.330

1 매우 불안함, 3 보통, 5  불안하지 않음   *p<.05,**p<.005,***p<.001

Table 11. Mean differences between the female collegian's the fear of crime and the male collegian's the fear of crime in specific spaces 

(표 11. 학내 세부 공간에서의 성별 범죄불안감: t 검정)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 A 학과 C 학이 B 학에 비해 

성별차이를 보 다. 특히 낮에 가장 불안한 건물(공간) 1

와 그 이유가 차이를 보 다. 낮에 가장 불안한 건물(공

간)과 해당 건물(공간)의 세부공간으로 A 학 여학생은 

JO , 건물내 복도/계단을 선정하 고 남학생은 노천극장, 

주차장을 선정하 다. C 학은 여학생은 NU 을 선정하

고 남학생은 NU 과 노천극장을 선정하 다. 선정사유

에 해서 A 학 여학생은 조명/햇빛부족하기 때문 이라

고 응답하 고 남학생은 인 이 드물기 때문이라고 응답

하 다. C 학은 여학생은 다른 사람 에 보이지 않는 

공간 있기 때문이라고 응답하 고 남학생은 인 이 드물

기 때문이라고 응답하 다. 이 결과를 통해, 범죄불안감을 

느끼는(건물)공간이나 원인이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여학생은 남학생에 비해 노천극장과 같이 

인 은 드물지만 햇빛이 충분하고 개방된 공간에서 범죄

불안감을 덜 느끼는 반면, JO  같은 반지하공간의 건물

내 복도/계단이나 NU 의 필로티 주변공간처럼 개방 이

지 않으면서 조명/햇빛이 부족하고 다른 사람 에 보이

지 않는 공간에서 범죄불안감을 더 느낀다고 유추되었다. 

앞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범죄 방설계의 기본 원칙차원

에서 보행자 시선에 의한 감시가능성, 공간이용의 활성화 

정도, 외부인의 근 통제가 학캠퍼스의 범죄불안감에 

향을 미침을 알 수 있었다. 구체 인 건축계획특성에서 

보면, 캠퍼스 지의 경사도, 정문에서 건물의 거리, 주 보

행로에서의 가시성 측면에서 본 외부공간의 치, 공간의 

개방성, 공간의 조명과 햇빛의 양, 건물 내부 동선의 명료

함, 출입문의 형태와 치, 창의 치와 면  등이 범죄불

안감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유추되었다. 

3.5 주간/야간에 느끼는 공간별 범죄 불안감

성별로 야간과 주간에 학내 공간에서 범죄 불안감이 

차이가 있는지 조사 분석하 다(표 11 참조). 학내에서

의 반 인 불안감의 경우,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심한 것

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기존 범죄 련 연구(권

인숙외, 2011, 김흥순, 2007)에서 일반 으로 여성이 남성

보다 범죄 불안감을 더 느낀다는 연구와 유사한 결과라고 

단된다.

세부공간에서의 여학생 불안감의 평균값과 남학생 불안

감의 평균값을 비교한 결과, 다음과 같다. 주간에 여학생

은 화장실, 건물내 복도와 계단, 엘리베이터에서 남학생에 

비해 더 불안감을 느끼고 있었다. 야간에 여학생은 주간에 

불안감을 느끼는 공간뿐 아니라, 외부보행공간, 녹지조경

공간, 휴게운동공간, 건물출입구와 그 주변공간, 강의실에

서도 불안감을 느끼고 있었다. 여학생이 주간에 두려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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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끼는 화장실, 엘리베이터는 다른 공간에 비해 폐쇄 인 

공간으로 수상한 사람을 만났을 경우, 도망가기 어렵기 때

문에 불안감을 높게 느끼는 것으로 유추된다.

여학생이 주간과 야간에 보통(3 )이하의 불안감을 느끼

는 세부공간을 심으로 성별 불안감을 비교한 결과는 다

음같다. 먼  주간에 나타나는 범죄불안감의 특성은 다음

과 같았다. A 학 경우, 주간에 세부공간에서 느끼는 불안

감이 보통(3 )이하를 나타내는 사례는 없었다. B 학 경

우, 여학생은 외부녹지조경공간, 건물출입구와 그주변, 건

물내 복도와 계단, 과방 동아리방에서 범죄불안감을 보통

(3 )보다 낮게 즉, 불안하게 느낀다고 응답하 고 불안감

의 수는 남학생과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C 학 

여학생의 경우, 여학생은 외부녹지조경공간, 외부휴게운동

공간, 건물출입구와 그주변, 과방 동아리방에서 범죄불안

감이 보통(3 )이하라고 응답하 고 불안감의 수는 외부

녹지조경공간을 제외하고 남학생과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야간에 나타나는 범죄불안감의 특성은 다음과 같았다. 

A 학 경우, 주간과 다르게 건물출입구와 그 주변을 제외

한 모든 세부공간에서 느끼는 불안감이 보통(3 )이하라고 

응답하 고 남학생과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부분

의 건물출입구의 개수가 1, 2개 뿐이고, 출입구 규모가 크

고 주변 조명이 밝아 제외된 것으로 유추된다. 반면, B

학과 C 학 여학생의 경우, 보통(3 )보다 높게 즉, 불안

하지 않다고 느낀다고 응답하 다.

주간과 야간에 따라 A 학 여학생의 범죄불안감의 큰 

변화가 일어나는 이유는 평지인 B 학이나 C 학에 비해 

지형이 경사지이어서 야간에 경사지에 치한 건물의 경

우 이용자가 어지고 범죄행 에 한 감시가 평지에 

치한 건물에 비해 어려워지기 때문에 범죄불안감이 증가

되는 것으로 단된다. 세부공간에 한 것은 3.7에서 다

루겠다.

3.6 대학 전체 환경에 대한 만족도와 대학 방범환경에 

대한 만족도

학 체 환경에 한 만족도와 학 방범환경에 한 

만족도를 조사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학내 체 

환경에 한만족도(2.92)와 학내 체 환경에 한만족

도(2.97, 3.09)는 거의 보통(3)이라고 해석할 수 있었다.  

학내부 체 환경에 한만족도와 체 방범 환경 만족

도에 있어서 성별차이는 없었다. 학내 범죄로부터의 안

성 측면에서 주간에 방범 환경 만족도는 여학생(3.58)과 

남학생(3.38) 모두 보통(3)보다 높은 값이 나왔고, 성별에 

따른 차이는 통계 으로 없었다. 그러나 야간에 방범 환경 

만족도는 주간에 방범 환경 만족도에 비해 주간았으며, 여

학생의 만족도(2.40)가 남학생(2.76)에 비해 낮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야간에 여학생들이 남학생에 비해 여러 공

간에서 더 많은 불안감을 느끼기 때문에 나타난 상으로 

유추된다.

3.7 대학 방범 환경 만족도와 주간/야간 세부공간별 불

안감

학 방범 환경 만족도에 향을 미치는 세부공간별 범

죄 불안감을 분석하기 해 회귀분석  단계입력방식에 

의해 분석한 결과, <표 12>와 같다. 

A 학 여학생의 경우, 야간 외부 보행공간 범죄불안감, 

야간 건물내복도와 계단 범죄불안감이 학 방범 환경 만

족도에 향을 주었다. B 학 여학생의 경우, 주간 강의실

과 야간 외부 녹지공간 범죄불안감이 학 방범 환경 만

족도에 향을 주었다. C 학 여학생의 경우, 주간 강의실

과 야간 외부 보행공간 범죄불안감이 학 방범 환경 만

족도에 향을 주었다. 여학생과 달리 남학생들의 경우, 

주간 외부보행공간, 주간 외부 휴게운동공간, 야간 화장실, 

야간 과방동아리방에서 느끼는 범죄불안감이 학 방범 

환경 만족도에 향을 주었다. 

학 체 방범 환경 만족도에 향을 미치는 세부공간

에서의 범죄 불안감을 성별로 비교해볼 때, 주간 강의실 

범죄불안감은, 남학생과 달리 여학생에게 학 체 방범 

환경 만족도에 향을 미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강의실은 

활용율이 높은 공간이면서 앞의 범죄피해장소에서 확인했

듯이 도난이 많이 발생하는 공간이며, 문만 닫으면 폐쇄

인 공간으로 변하여 불안감을 높게 느끼게 하는 공간으로 

유추된다.  여학생들의 학 방범 환경 만족도에 향을 

주는 야간 보행공간은 야간에 귀가길에 사용할 수 밖에 

없는 공간이지만 야간에는 어두워서 조명이 있을지라도 

주간에 비해 험하게 느끼기 때문이라고 유추된다. 특히 

야간에 A 학의 꼭 기에 치한 건물들의 건물내 복도

와 계단은 이용인구가 어 험할 수 있기에 향을 미

치는 것으로 유추된다. B 학 녹지공간은 건물 주변 특히 

건물 뒤편과 담사이에 있는 경우, 야간에는 범죄자가 숨어

있어도 보이지 않아 방범 환경 만족도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유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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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여학생 남학생 평균 T-value

다른 사람 에 잘 보이도록 

계획
2.80 3.02 2.91 -1.818

범인이 숨을 건물(시설)이 없

게 계획
2.79 3.03 2.91 -1.906

학내 외부인 통제정도 2.41 2.69 2.55 -2.140*

햇빛이나 조명을 통해 어두운 

공간 게 계획
2.43 2.81 2.62 -3.109**

경비원 순찰 횟수 3.02 3.03 3.02 -0.021

범죄자로부터 도망가기 어려

운 공간 없게 계획
2.81 2.98 2.90 -1.480

많은 사람 이용하게 계획 3.01 3.02 3.01 -0.056

용도나 이용시간에 따른 공간 

구획과 안내  설치
2.79 2.98 2.89 -1.533

CCTV 같은 감시장치 설치 2.51 2.83 2.67 -2.509*

청소와 유지 리 3.16 3.28 3.22 -0.894

평균 2.77 2.97 2.87

1 매우 불만족, 3 보통, 5 매우 만족

*p<.05,**p<.005,***p<.001

Table 13. Mean differences between the female collegian's satisfaction 

and the male collegian's satisfaction in cpted design/maintenance 

(표 13. 성별 범죄 방측면에서 학 내 공간계획/유지 리 만족도)

β1값
구분 A  여학생 B  여학생 C  여학생 A  남학생 B  남학생 C  남학생

주

간

외부공간

외부보행공간 범죄불안감 0.574**

외부녹지조경공간 범죄불안감

외부휴게운동공간 범죄불안감 0.491**

간공간 건물출입구와 그 주변 범죄불안감

내부공간 

강의실 범죄불안감 0.431** 0.353*

화장실 범죄불안감

건물내 복도와 계단 범죄불안감

과방 동아리방 범죄불안감

엘리베이터 범죄불안감

야

간

외부공간

외부보행공간 범죄불안감 0.364** 0.418**

외부녹지조경공간 범죄불안감 0.559***

외부휴게운동공간 범죄불안감

간공간 건물출입구와 그 주변 범죄불안감

내부공간 

강의실 범죄불안감

화장실 범죄불안감 0.428**

건물내 복도와 계단 범죄불안감 0.547***

과방 동아리방 범죄불안감 0.362**

엘리베이터 범죄불안감

F 24.879*** 17.102*** 7.842** 11.461** 11.327** 19.744***

R2 0.594 0.541 0.322 0.241 0.330 0.467

Adjusted R2 0.570 0.510 0.281 0.220 0.301 0.444

Note 1: β=Standardized Coefficients Beta              *p<.05,**p<.005,***p<.001

Table 12. Multiple regression analyses predicting the satisfaction in university campus safety and the fear of crime in specific spaces: by stepwise method)

(표 12. 회귀분석- 학캠퍼스 공간에서의 성별 체방범 환경만족도(종속변수)와 세부 공간에서의 불안감(독립변수) : 단계분석)

3.8 범죄예방측면에서 대학 공간계획/유지관리 만족도

성별 야간과 주간에 학내 공간 불안감이 차이가 나는 

이유를 알아보기 해 성별 범죄 방측면에서 학 내 공

간계획/유지 리에 한 만족도를 조사분석하 다(표 13,14 

참조). 여기에 도출된 항목들은 기존 연구(박동균, 2010, 유

호정 외, 2010, 강석진 외, 2012)에서 학 캠퍼스에서 범죄

방설계를 해 도출된 계획항목과 유지 리 항목을 기

로 연구자가 재 작성한 것이다. 조사 결과는 부분의 평

가항목에 해 여학생과 남학생 모두 보통이하의 만족도를 

보 다. 단, 여학생은 남학생에 비해 체항목에 한 평균 

만족도가 낮았다. 세부 항목별로 살펴보면, 여학생은 남학

생에 비해 학내 외부인 통제정도, 어두운 공간 없게 계

획, CCTV 같은 감시장치 설치에 한 만족도가 낮다는 사

실이 통계 으로 확인되었다.

학 내 공간계획/유지 리 만족도가 학캠퍼스 공간

에서의 성별 체방범 환경만족도에 얼마나 향을 미치

는지 학별로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A 학 여학생의 경

우, 햇빛이나 조명을 통해 어두운 공간이 게 계획하 는

지에 한 만족도, 범죄자로부터 도망가기 어려운 공간 없

게 계획하 는지에 한 만족도가 학 방범 환경 만족도

에 향을 주었다. B 학 여학생의 경우,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게 계획했는지에 한 만족도가 학 방범 환경 만

족도에 향을 주었다. C 학 여학생의 경우, 범인 숨을 

건물시설 없게 계획에 한 만족도가 학 방범 환경 만

족도에 향을 주었다. A 학 남학생은 여학생처럼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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β1값
구분 A  여학생 B  여학생 C  여학생 A  남학생 B  남학생 C  남학생

다른 사람 에 잘 보이도록 계획 0.414* 0.379**

범인이 숨을 건물(시설)이 없게 계획 0.614***

학내 외부인 통제정도

햇빛이나 조명을 통해 어두운 공간 게 계획 0.385*

경비원 순찰 횟수

범죄자로부터 도망가기 어려운 공간 없게 계획 0.436* 0.351*

많은 사람 이용하게 계획 0.659***

용도나 이용시간에 따른 공간 구획과 안내  설치 0.496**

CCTV 같은 감시장치 설치 0.362**

청소와 유지 리

F 21.142*** 23.816*** 19.343*** 5.326* 21.106*** 11.859***

R2 0.554 0.434 0.377 0.123 0.647 0.331

Adjusted R2 0.528 0.416 0.357 0.100 0.617 0.303

Note 1: β=Standardized Coefficients Beta

Table 14. Multiple regression analyses predicting the satisfaction in university campus safety and in space design/maintenance 

(표 14. 회귀분석- 학캠퍼스 공간에서의 성별 체방범 환경만족도(종속변수)와 학 내 공간계획/유지 리 만족도(독립변수))

학캠퍼스 

공간에서의 불안감

주간 방범 환경 

만족도

야간 방범 환경 

만족도

체 방범 환경 

만족도

학 내부 체 

환경에 한 만족도

학캠퍼스 공간에서의 불안감 1

주간 방범 환경 만족도 0.36*** 1

야간 방범 환경 만족도 0.42*** 0.47*** 1

체 방범 환경 만족도 0.46*** 0.68*** 0.73*** 1

학 내부 체 환경에 한 만족도 0.30*** 0.51*** 0.43*** 0.57*** 1

*p<.05,**p<.005,***p<.001

Table 15. Correlation coefficients between the satisfaction about university campus safety and the satisfaction about university campus environments 

(표 15. 학내 방범 환경 만족도와 학내 체 환경 만족도간의 상 계)

자로부터 도망가기 어려운 공간 없게 계획하 는지에 

한 만족도가 학 방범 환경 만족도에 향을 주었다. 그 

원인을 건물  범죄불안감이 높은 건물로 선정된 건물들

을 심으로 설명해보면 다음과 같다. A 학의 경우, JO

건물의 복도는 경사지에 있어서 한쪽에서는 지상이지만 

한쪽에서는 지하에 있어 주간에도 어둡고, JA 처럼 건물

과 벽에 의해 어두우며, 도망갈 수 없는 외부공간들이 학

교내에 있기 때문이라고 유추된다. B 학의 경우, MO

처럼 규모가 작고 오래된 건물들은 이용자까지 어 많은 

사람 이용하게 계획하 는지에 한 만족도가 학 방범 

환경 만족도에 향을 주는 것으로 유추된다. C 학 NU

의 1층의 필로티공간과 같이 기둥이 많아 시야를 가리

는 공간 등으로 범인 숨을 건물시설 없게 계획하는 것에 

한 만족도가 방범 환경 만족도에 향을 주는 것으로 

유추된다. 

3.9 대학 전체 환경에 대한 만족도와 대학 방범환경에 

대한 만족도간의 상관분석

학 체 환경에 한 만족도와 범죄로부터의 안 성

측면에서 학 방범환경에 한 만족도간의 상 분석결과

(표 15 참조)7), 학캠퍼스 공간에서의 불안감은 야간 방

범환경만족도와 체 방범 환경 만족도와 비교  높은 상

계가 있었다.  주간 방범환경만족도는 야간 방범환

경만족도, 체 방범 환경 만족도, 학 내부 체 환경에 

한 만족도와 비교  높은 상 계가 있었다. 

야간 방범환경만족도는 체 방범 환경 만족도와 높은 

상 계가 있었다. 야간 방범환경만족도와 학 내부 

체 환경에 한 만족도간에는 비교  높은 상 계가 있

었다.  체 방범 환경 만족도와 학 내부 체 환경에 

한 만족도간에는 비교  높은 상 계가 있었다. 앞의 

분석내용을 통해 학 캠퍼스계획시 범죄불안감과 방범환

경만족도에 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단되었다. 

7) 상 성 분석은 상 계수를 활용하 다. 상 계수의 값이 사회

과학분야에서 통상 으로 0.4이상인 경우 상 성이 높은 것으

로 단된다. 참조 : 오택섭, 사회과학 데이터 분석법, 나남출

, p264<.20:거의 무시할만한 상 계, .20-.40:낮은 상

계, .40<-.70:비교  높은상 계, .70<-.90:높은상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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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과 

본 연구는 남자 학생에 비해 상 으로 신체 으로 

약한 여자 학생을 해 안 한 학캠퍼스를 조성하는

데 기  연구가 되기를 희망하면서 학 캠퍼스공간에

서 여학생들이 느끼는 범죄 불안감에 해 조사 분석하는

데 을 두었다. 이를 해 서울의 3개 학 228명의 

학생들을 상으로 범죄피해경험, 장소별 범죄불안감 등에 

해 설문조사를 하 다. 설문분석은 SPSS 로그램을 이

용하 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과거 피해를 입은 범죄의 

종류는 부분 도난이었다. 앞으로 학내에서 피해를 입

을 수 있다고 걱정되는 범죄는 도난이 제일 많았지만 

지 않은 여학생들은 남학생에 비해 성폭력으로 피해를 입

을 수 있다고 생각하 다. 

둘째, 여학생은 남학생에 비해 야간에 범죄 불안감으로 

인해 생활에 제약을 받았다. 범죄 방을 해 무시하고 외

출한다는 남학생들과 달리 많은 여학생은 외출하되, 험

지역 보행 자제한다고 하 다. 

셋째, 학생들이 선정한 범죄불안감이 높은 건물(공간)의 

건축계획특성을 분석한 결과, 캠퍼스의 지형(경사지/평지), 

건물의 치(정문과의 거리), 외부공간의 치(주 보행로

에서의 가시성), 건물 내부 동선(명료함), 문과 창의 형태/

치/면  등이 범죄불안감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유추

되었다. 특히, 반지하공간이나 필로티 주변공간처럼 개방

이지 않으면서 조명/햇빛이 부족하고 다른 사람 에 

보이지 않는 공간이 범죄 불안감을 일으키는 원인으로 

단되었다.

넷째, 여학생은 남학생에 비해 학내 공간에 한 범죄 

불안감이 높았다. 주간에는 여학생은 화장실, 건물내 복도

와 계단, 엘리베이터에서 남학생에 비해 더 불안감을 느끼

고 있었다. 야간에 여학생은 주간에 불안감을 느끼는 공간

뿐 아니라, 외부보행공간, 녹지조경공간, 휴게운동공간, 건

물출입구와 그 주변공간, 강의실에서도 불안감을 느끼고 

있었다. 여학생의 방범환경 만족도에 향을 주는 범죄불

안감은 주간 강의실의 범죄불안감, 야간 외부보행공간의 

범죄불안감, 외부녹지조경공간의 범죄불안감, 야간 건물내 

복도와 계단의 범죄불안감이었다. 

다섯째, 불안감을 느끼는 이유를 알아보기 해 성별 범

죄 방측면에서 학 내 공간계획/유지 리 만족도를 조

사 분석한 결과, 성별에 계없이 부분 만족도가 보통이

거나 보통이하, 즉, 불만족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여학

생의 방범환경 만족도에 향을 주는 범죄 방측면에서 

학 내 공간계획/유지 리 항목은 햇빛이나 조명을 통해 

어두운 공간이 게 계획하는 것이 특히 요함을 다시 

확인 할 수 있었고, 그밖에 범인이 숨을 건물이나 시설이 

없게 계획, 범죄자로부터 도망가기 어려운 공간 없게 계

획, 많은 사람이 이용하게 계획하는 것 등이 있었다. 따라

서 이러한 계획항목들이 여학생들의 범죄불안감을 감소시

키기 한 요한 계획방안으로 단되었다. 마지막으로 

학 내부 체 환경에 한 만족도와 체 방범 환경 만

족도간의 비교  높은 상 계를 통해 내부 체 환경에 

한 만족도 향상을 해 체 방범 환경 만족도가 요

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실제 공간을 상으로 여성의 범죄불안감에 

한 국내연구가 매우 은 상황에서 여성을 상으로 하

다는 측면에서 의미 있는 연구라 단된다.  다른 연

령 에 비해 범죄에 한 불안감이 높은 20  여성들이 

많이 이용하는 학캠퍼스에서 범죄 방설계를 하여 여

자 학생의 범죄불안감을 남자 학생의 범죄불안감을 

주간과 야간으로 비교하여 분석하 다는 측면에서도 의미 

있는 연구라고 단된다. 단, 본 연구가 조사 상으로 한 

학의 수나 학생의 수가 많지 않아 일반화하기에는 한

계가 있다고 단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추가 연구가 필요

할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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