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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강력범죄의 예방은 언제나 인류의 중요 화두 중 하나이다. 최근의 

대표적인 예방법은 도시에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을 적용해 설계하는 것이다. 이 개념

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감시와 접근통제인데, 그 중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방법은 기

계적 감시에 속하는 것이지만 새로운 흐름에 맞추어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다른 관점에서

의 클래식 범죄예방 정책 제안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활용하는 공공데이터로 

한국의 중심지인 서울시 데이터 포탈에서 제공되는 최근 년도의 자치구별 5대 범죄 발생현

황통계를 중심으로 범위를 설정, 가장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범죄예방정책을 제안하도록 

한다. 데이터 분석 및 시각화 방법으로는 오픈소스인 Python 분석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주제어：공공데이터, Python, 범죄예방디자인, 데이터분석, 클래식범죄예방

 * 이 논문은 2018년도 남서울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해 연구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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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최근 각종 범죄의 발생 증가에 따라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에 대한 국민들

의 관심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특정 공간이나 특정 지역에 집중되는 특징이 있는 

도시범죄예방에 대한 연구는 현대 사회가 발전해 감에 따라 도시에서 발생하는 범죄

로부터 도시민의 안전한 삶을 보장하기 위하여 많이 진행되어 왔다. 그 결과 도시환

경분야에서도 범죄 발생이 환경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으며, 환경의 변화와 개선

을 통해 범죄를 억제하거나 감소시킬 수 있다는 사실이 검증 되었다.(오미진, 2011) 

도시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대안적 방법인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 수법(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CPTED, 이하 CPTED)은 도시 미 환경 

설계 분야에서 활발히 논의되고 있으며, 뉴타운 계획 등에 실제로 적용되는 등 범죄

예방을 위한 대안적 수법으로도 주목받아 왔다. 그 중 효율적인 개선 방안으로 골목

길을 비롯한 ‘노상’을 중심으로 CCTV, 야간조명, 시야선 확보와 유지관리 이미지를 

높이기 위한 가로환경 정비, 표지판 설치, 사각지대 해소 등에 중점(신상영 & 조권중, 

서울의 범죄발생 특성과 안심도시 추진방안, 2014)을 두는 것이 많이 제시되었다. 

또한 현 정부는 정부3.0비전으로 적극적인 공공데이터의 개방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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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공공 부문의 데이터 공개를 통해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의 참여를 활성화

시키며 경제 활성화 등의 파급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이다.(홍연웅, 2014) 따라서 본 

연구는 도시범죄 예방의 사회적 필요성과 그 중요성에 기반을 두고, 도시범죄 예방

을 위한 CPTED 이론을 기반으로, 한국 중심지인 서울시 공공데이터 포탈의 데이터 

분석을 통하여, 자치구별 범죄 상황을 정성적 아닌 객관적 자료에 기반하여 파악하

고 취약한 구에 CPTED의 계획방향 제시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2. 기존의 연구

CPTED이 기존 연구 및 사례를 검토해보면, 고거의 국내 연구는 표청원(2003)은 

CPTED 등의 입법화와 프로그램 도입을 위한 시사점 제시, 경찰청(2005) CPTED의 

개념과 원리, 기본설계와 관리전략, 단지별 CPTED 전략제시, 임창주(2006) CPTED

의 이론소개 및 실천사례 소개, 강석진(2007) 설문조사와 관찰조사를 통한 범죄예방

을 위한 설계기준 제시 등 이론적 소개를 위주로 하고 있다. 그 후 연구동향을 보면 

이론적 소개를 넘어 전략을 제시하는 등의 연구 형태로 발전되어 왔다. 대표적인 

연구로는 경찰청(2007) CPTED 표준화를 위한 기본방향 및 전략 등 제시, 김영제

(2007) 설문조사를 통한 지역주민의 범죄 두려움에 관한 실증연구 수행, CPTED 구

체적인 실천전략과 범죄예방 전략을 증가시킬 수 있는 방안제시, 이은혜(2008) 안전

한 도시 및 건축공간 형성을 위한 관련 법제도와 가이드라인 분석을 통해 CPTED 

기법을 유형화와 박현호(2009) CPTED 유럽표준화 소개, 국내 CPTED 표준화 방향

과 발전전략 제시, 정경재(2009) 환경설계적인인 측면에서 개선방안과 정책적, 제도

적인 함의 제안 CPTED의 국내 도입 및 적용을 위한 대안적 방안 제시 등을 들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문헌들에서 행하는 설문조사 방법이 아닌 4차산업

혁명의 트랜드에 맞는 빅데이터, 즉 도시범죄 관련 공공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객

관적이고 실증적인 각 자치구의 범죄형태 분석자료를 시각화 하여 어느 지역구에 

CPTED 적용 정책이 필요한지에 대한 분석에서 기존 선행연구들과 차별성을 가진

다. 향후 이러한 연구기법이 전국의 다양한 범죄도시 예방 정책을 위한 과학적인 

범죄예방분석 틀을 정립한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 두렷한 차별성을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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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연구의 범위에 부합하기 위해, CPTED 기반의 범죄예방 분석 선행연구 검토 

및 사례 검토 , 공공데이터에 대한 개념 연구를 수행하며 파이썬 오픈소스 프로그래

밍 언어를 활용하여 서울시의 2018년 시점으로 한 횡단면 범죄 관련 공공데이터 자

료를 사용하여 분석한다. 세부적으로 보면, 첫째, 문헌조사를 통하여 국내외에서 선

행된 범죄관련 CPTED 연구를 비교분석하고 둘째, 서울시의 범죄관련 공공데이터를 

수집 분석·검토하여 시사점을 도출한다. 셋째, 공공데이터 분석 및 시각화의 과학적

인 분석자료를 기반으로 서울시의 범죄발생 유발지역 및 취약지역에 CPTED의 계

획 및 적용방향을 제시한다. 

본 연구는 문헌연구와 실증연구를 병행하였으며, 실증분석을 위한 빅데이터분석

처리는 Python 오픈소스 프로그램 언어를 활용하여 표본의 특성을 파악하고 시각화 

분석을 통하여 서울시 전체 지역구의 범죄발생 요인과 영향력을 분석하였다.

Ⅱ. 이론적 배경

1. CPTED 개념 및 시사점

CPTED란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의 영어 두문자어로 우

리말로는 일반적으로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는 도시환경을 적절한 건축설계나 도시계획 등을 통하여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형

태로 설계함으로서 범죄가 발생할 기회를 줄이고 도시민들이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덜 느끼고 안전감을 유지하도록 하여 궁극적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종합적인 

범죄예방 전략을 말한다.

CPTED의 도입과 관련하여 기존연구 및 선진국의 CPTED 적용사례가 시사 하는 

바를 살펴보면, CPTED를 활용하여 도시범죄의 예방 및 감소에 기여하고 있다는 사

실을 들 수 있다. 특히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여 다양하게 제도적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조례 등의 법들로 이루어져 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그리고 CPTED의 계획 

및 연구 그리고 실행들이 상호보완적으로 중앙정부, 지방정부, 지역주민과 경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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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의 유기적이고 통합적인 시스템 하에서 추진되고 있다는 점이다. 큰 틀에서 

CPTED의 계획요소 및 방향에 대해 언급하면, 주변환경의 의지, 가시성 확보를 위한 

여러 방법과 구조요청 관련 규범 등을 제시하고 있으며, 관심지역에 따른 지침은 

교통 및 관련시설, 주거지역, 도심, 기타지역 등으로 구분하여 관련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세부적인 실행 방안으로는 자연적 감시활동의 일환인 시야선 확보 및 적합한 

조명사용, 주변 울타리 보강, 안전장치가 된 출입구, 지역주민의 유대감을 제고할 수 

있는 물리적 계획, 공공 시설 등을 포함한 도시환경 개선, 접근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CCTV 설치 등이 주요한 계획요소로 볼 수 있다. 

2. CPTED 요소 간 중요도

범죄 예방 및 감소 대안에 한 연구는 오래 전부터 진행되어 왔으며 범죄에 대한 

인식, 범죄심리, 노인 범죄, 경찰 활동, 범죄예방 환경 조성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

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연구들 중 물리적 환경과 사회적 요인을 아우른 연구로 

환경 설계를 통한 범죄예방(CPTED: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개념이 제시되었고, CPTED는 Jeffery(1971)에 제시된 개념으로 환경 자체에 

관련성이 높은 요인들을 조작하여 범죄 발생 및 두려움을 감소하기 위한 전략이다. 

<그림 1> CPTED CONCEPT

물리적 환경 설계를 통한 범죄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지역의 환경적 특성 중 미시

적 차원 에서는 건축물의 시설, 가로의 넓이, 가로등의 조도 등과 같은 특성이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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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가로등의 가시성과 개방성의 확보는 자연적 감시의 증진으로 범죄 발생을 예

방할 수 있으며, CCTV 설치를 통한 비자연적 감시 기능의 강화 역시 범죄예방, 특히 

5대 범죄예방에 유효한 것으로 드러났다.(박종훈, 임형택, 이성우, 2017)특히 임창주

(2006)의 CCTV의 범죄 영향에 관한 연구들에서는 해외의 연구들에서 CCTV가 설치

된 곳들에서 강도와 절도 범행들을 낮추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7] 그리고 

이걸 증명하는 연구 또한 있는데, CPTED 요소간 상대적 중요도 분석을 전문가 설문

조사를 기반으로 실시한 바, 상위항목은 ‘물리적 요소’와 ‘사회적 요소’의 두 우 요소

간에는 유사한 중요도를 나타내고 있으며, 물리적 요소 중에는 ‘접근통제’ , ‘감시성’ 

, ‘영역성’ 이 순서대로 상대적 중요성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즉, CPTED의 물리적 

요소인 CCTV 설치가 범죄예방에 가장 유효한 것으로 영향을 미친다는고 볼 수 있는 

것이다.

3. 공공데이터 개념 및 활용

공공데이터란 데이터베이스, 전자화된 파일 등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

된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공공데이터는 데이터의 공유와 재사용을 통해 가치가 실현된다고 할 수 있는

데 홍연웅(2014)의 공공데이터 활성화에 대한 연구는 정부의 데이터 공개 정책은 정

보화 시대에 소통과 공유, 협업 전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홍연웅, 

2014). 공공데이터 개방과 활용으로 공공-민간-시민 간 관계의 근본인 패러다임이 변

화하고, 이를 통해 새로운 사업 창출과 부가가치 증대가 이루어지고 있다. 유럽연합 

(EU)의 경우, 공공데이터 도입과 활용에 따라 경제규모 (GDP 기준)의 약 0.3%에 

해당하는 약 520억 유로의 시장 이 형성된 것으로 조사되며, 이는 1,860억 유로에 

달하는 경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심범수, 이한준, 유동희, 2016). 따라

서 현재 공개되어있는 서울의 범죄 공공데이터 분석을 통해 앞으로의 범죄예방 정책 

개선의 객관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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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서울시 범죄지역 공공데이터 분석

서울시 공공데이터를 정리해 강력범죄에 대한 발생률과 검거율을 지도에 나타내 

본 결과 중구가 새로운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지역으로 선정되었다. 또한, 공

공데이터가 제공하는 정보 중 하나인 범죄자들의 범행동기에는 우발적이라는 결과

가 많으며, 발생 장소에 관한 데이터에서는 절도의 경우 노상, 상점에서의 범죄가 

많이 이뤄졌다. 폭력/강간의 범죄 역시 발생 장소가 노상, 유흥(접객업)의 경우가 많

았다.

1. 서울 범죄 지역 분석

서울의 범죄 데이터 중 최종 선택된 자치구에서는 절도 검거율이 가장 낮았다. 

범죄 발생률은 전체 범죄발생에 대해 각 자치구별 인구수로 나누었고, 검거율은 범

죄 발생 건수에 따른 범죄 검거 건수로 나누었다.

각 범죄의 검거율은  범죄 검거 건수를 범죄 발생 건수로 나눈 후 소수점 1의 자리 

까지로 제한했다. 전체 범죄 발생은 각 범죄들의 범죄건수들을 합하였고, 전체 검거

율은 각 범죄들의 검거율을 합했다.

<그림 2> 데이터 정리 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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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들의 발생 비율에 대한 히트맵을 나타내기 위해서 총 범죄 발생을 5로 나눈 

후 각 범죄 발생들과 내림차순 정렬로 비교를 했고, 검거율에 대해서는 이미 존재하

기 때문에 각 범죄들의 검거율과 전체 검거율을 내림차순으로 나타내었다.

<그림 3> 범죄발생과 검거 히트맵에 대한 코드

<그림 4> 범죄 발생 비율 및 범죄 검거 비율 히트맵

전체적인 범죄 발생 건수만 보면 강남구와 서초구의 발생 건수가 가장 높다. 하지

만 거주민들의 안전을 위한 좀 더 세부적인 범죄발생지역을 보고자 범죄 발생 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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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각 자치구의 인구수로 나누어 주거 인구수 대비 범죄발생 건수로 지도 시각화를 

실시하였다.

<그림 5> 인구수 대비 범죄발생 건수 시각화 코드

<그림 6> 인구수 대비 범죄발생 건수 지도 시각화

이에 대한 결과로 거주 인구수 대비 범죄발생 건수는 종로구와 중구가 가장 높았

으며 뒤를 이어 영등포구, 용산구 뒤에나 강남구가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강남의 범죄 발생 건수는 높지만 거주하는 인구가 많기 때문에 범죄 발생 역시 높게 

나온다는 것을 뒷받침한다.

이러한 결과를 자치구들의 범죄 검거율과 함께 지도에 시각화 해보았다. 범죄 발

생건수는 위와 동일하게 색의 농도로 표시, 검거율은 높을수록 원의 크기를 크게 

하여 발생건수는 크면서 검거율은 낮은 자치구를 선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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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서울시 범죄 발생 건수와 검거 비율 시각화 코드

<그림 8> 서울시 범죄 발생 건수와 검거 비율 지도 시각화

지도 시각화 결과 서울시에서 높은 발생 건수를 보이는 자치구는 종로구, 중구, 

영등포구, 용산구 순이었다. 종로구 같은 경우는 발생 건수는 많지만 검거율 역시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적절한 대처를 하고 있다고 보여지는 지역이며, 

용산구도 발생 건수와 검거율의 크기가 비슷했다. 영등포구의 검거율과 중구의 검거

율이 낮은 편이었는데 그 중 중구의 범죄 발생 건수가 굉장히 높아 최종지역으로 

서울시 중구를 선정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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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정지역 및 범죄의 특징

본 연구의 지역 및 범죄에 대한 정량적 근거가 되는 데이터들은 서울시 공공데이

터 포털에서 제공되는 2018년 데이터들을 수집, 정리하여 자료로 삼았다. Table 1를 

보면 선정된 지역인 서울시 중구는 상주인구(118,632명)보다 주간에 움직이는 유·출

입 인구(442,225명)가 약 3-4배 많은 지역이다. 이는 중구가 적은 거주 인구에도 불구

하고 인구수 대비 범죄 발생이 높은 근거 중 하나가 된다. 

<표 1> 중구의 야간 상주인구와 주간인구

Table2을 보면 자치구별 인구 이동률을 볼 수 있는데 중구의 경우 비슷하면서 비

교적 높은 전입율(17%)과 전출율(17.9%)을 보이는데 이는 해당 지역의 거주자들이 

이동하는 비율이 많아 총 거주민들의 수는 균일 하지만 거주민들이 자주 바뀐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2> 자치구별 인구 이동률



104 한국경호경비학회 - 제60호(2019)

또한 Table 3를 보면 주요 관광 지점의 입장객 수를 볼  수 있는데 중구는 주요 

관광지로 덕수궁, 남산골한옥마을, 서울시립미술관본관을 가지고 있는 서울에서 두

번째로 많은 관광객을 보유한 자치구이다. 이들의 관광객 수만 봐도 3,913,660명으로 

위의 Table1의 주민등록상 거주인구(121,151명), Table2에서 알 수 있었던 야간 상주

인구(118,632명), 주간 이동 인구(442,225명)보다 약 32배 이상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는 많은 범죄발생에도 불구하고 검거율을 높이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뒷받침한다. 

이는 관광지의 특성상 외국인 특히, 중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유출입 된다고 볼 수 

있는데, 그 중  (김병학, 2013)의 서울 중국인 범죄의 특성에 따르면 이들의 범죄는 

내국인에 비해 특히 살인에 있어 5배 정도의 높은 범죄율을 보일 뿐만 아니라, 계속

해서 성폭력과 폭력 범죄가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점에서 해당 지역의 관광

지적 특성도 범죄와 검거율에 영향을 끼친다고 할 수 있다.

<표 3> 주요 관광 지점 입장객

Table4를 통해 5대 범죄 중 중구에서 가장 큰 문제인 강도, 폭력, 강간 범죄의 범죄 

발생 장소 현황을 살펴보면, 길거리(노상)에서 공통적으로 가장 많은 범죄가 발생되

고, 그 다음으로 유흥업소, 강도의 경우에는 상점에서의 발생이 크다. 이는 (오미진, 

2011)의 서울시 5대 범죄 발생의 공간분포패턴 분석에 의하면 가장 큰 영향력을 끼

치는 변수는 유동인구이고, 유흥업소의 수는 그 중 특히 강간, 절도, 폭력에 대해 

유의미한 결과를 보이기 때문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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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범죄 발생 장소 현황

또한 Table5을 보면 자치구별 시장 현황을 통해 다른 곳에 비해 중구의 시장이 

굉장히 많이 생성(21,876개)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대전을 중심으로 한 

관광도시의 범죄 특성인 많은 음식 및 숙박업 외에 상가와 유흥업소의 높은 비율과 

함께 발생되는 무질서, 높은 인구 이동성으로 인해 중구 역시 범죄가 발생하기 쉬운 

장소가 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표 5> 자치구별 시장현황

또한 범죄자들의 범행 동기에서 강력 범죄들이 일어나는 원인 중 하나를 발견할 

수 있는데, Table6에 따르면 주요 범죄들의 동기는 모두 우발적이 가장 큰 이유였다. 

(이선형, 2017)의 분노범죄들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분노를 적절하게 조절하지 못하

고 충동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범죄를 분노/충동범죄라고 명명했으며, 이러한 범

죄를 분노형, 충동형, 분노충동형, 정신장애형의 하위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또한 (윤

정숙, 박지선, 안성훈, 김민정, 2014)의 2012 년에 발생한 묻지마 범죄의 재판기록을 

바탕으로 가해자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그들의 동기로는 만성분노(46%), 정신장애

(37.5%), 현실불만형(16.7%)로 나타났다. 게다가 (최석현, 2013)의  연구에 따르면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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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사회의 분노 범죄의 특징 중 하나로 한국인의 결과 지향적 사고와 행동이 일상생

활의 스트레스를 높게 만든다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들에 대해 (이선형, 2017)의 연

구는 범행에 있어 우발적 특성과 분노, 충동이라는 단어들이 비슷하게 포괄적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보여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발적인 범행 동기의 범죄들을 

모두 분노/충동범죄로 보고 범죄예방디자인의 요소 중에서 가장 적합한 예방책을 

제언하기로 한다.

Ⅳ. 범죄예방환경설계의 연구 및 적용

1. 클래식 범죄예방 의의

클래식 감상은 범죄예방에 충분히 효과적이고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이는 

기존의 일반적인 범죄예방법이 아니라 CPTED에 입각한 예방책이며, 그 중에서도 

(MidtveitElen, 2005)의 말처럼 부드러운 범죄예방 정책은 사회적 이익을 나타내며, 

최소한 사람들을 배제하는 물리적 장벽을 만드는 등의 하드한 정책보다 낫다는 것이

다. 또한, (NewmanOscar,  1973)에 따르면 영역성이라는 것은 우리의 물리적 환경들

이 유지하려고 해야만 하는 물리적, 정신적, 정신 생물학적, 문화적 차원의 조합을 

말한다( According to Newman (1973), territoriality is a combination of physical, 

psychological, psychobiological and cultural dimensions which our physical environments 

will have to strive to maintain.).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부드러운 예방책이라는 것은 

유지하기는 어렵지만 전체적으로 인본주의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2. 클래식 범죄예방 효과

따라서 범죄 발생의 원인인 충동성에 대해 클래식 음악 감상이 도움이 된다는 국

내에 많은 연구가 선행, 효과가 입증되었다. 충동성의 억제 효과에 대한 연구로는 

주로 어린 십대나 아동에 해당하거나 알코올 중독자, 정신분열증 환자 같은 환자들

에 대해 실시되었다. (배현주, 2004)는 초등학생들의 서양 음악 감상 효과의 연구를 

통해 음악 감상은 현재 귀에 들려오는 음에 대한 ‘지각’과 방금 전에 귀를 스쳐 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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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음을 ‘기억’하고, 앞으로 다가올 음악에 대한’기대와 예측’을 동시에 해야 하는 행

위로써 낯선 음악보다 들어본 경험이 있는 서양음악 감상이 의미 있다고 한다. 또한 

(허영순, 2006)는 일반적인 중학생들의 발달 단계에서 충동성이 억제된 이유로 첫째, 

곡의 구성이 좋았고, 둘째, 멜로디가 이해하기 쉽고 빨리 좋아할 수 있는 곡들이었으

며, 마지막으로 지루함을 느끼지 않는 시간 분배로 곡에 대한 집중도가 높았기 때문

이라 설명한다. 게다가 이 연구에서 대중가요 감상은 충동성을 높인 것으로 나타나 

클래식 감상의 효과성이 더욱 강조되었다. 음악 감상이 포함된 개별음악치료 역시 

저소득층 아동들의 충동성과 자기조절력을 향상시키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입증한 연구 역시 존재한다 (OhEunsil, 2016). 다른 환자인 정신분열증 환자의 

효과에 대해서는 (나유미, 2002)를 통해 음악치료가 불안과 충동성을 감소시키고, 자

기 통제력을 증가시키는 것에 유의미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게다가 현대사회의 직장인들의 스트레스 감소에 역시 음악 감상이 효과적인 것으

로 나타났는데, (송은별, 2013)은 이들이 선호하는 스타일에 대해 ‘약간 자극적이지 

않은’리듬, ‘약간 느림’의 빠르기, 음색으로는 ‘건반악기’, 소리크기는 ‘약간 작은’소리

였다. ‘안정감을 주는 차분한’멜로디와 ‘약간 단순’한 화성, ‘약간 익숙’한 노래가 전체

적인 선호 스타일이었으며, 선호하는 클래식 장르로 악기 독주곡과 실내악곡으로 연

구 되었다. 또 다른 조직인 군에서도 역시 분위기가 좋은 음악 감상을 통해 스트레스

를 해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실제로 부대에서 사용되는 음악 환경의 확장을 통

해 정서 안정과 활력 감소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나타났다 (이하영, 2016).이러한 성

인 우울에 대한 음악심리치료의 한 기법인 GIM(Guided Imagery and Music)사용은 

스트레스, 불안 및 우울 감소에 영향을 줌으로써 클래식 음악 감상의 효과를 더욱 

입증하는 근거가 된다 (송인령, 2008).이러한 다양한 집단들에 대한 클래식 음악 감

상/치료의 효과 입증을 통해 인간의 심리적인 안정을 꾀하여 범죄 예방에 역시 효과

를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Ⅴ. 결  론

본 연구에서의 범죄유형에 관한 인식은 그 특이성에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인

간의 보편 심리에 맞춰져야 한다. 그러므로 우발적 범죄에 대한 근원적 해결방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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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법기관을 통한 공식적 통제전략으로는 실효성이 크지 않을 뿐 아니라, 장기적

으로 한계에 직면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CPTED는 범죄예방 측면보다 억제에 

초점을 둔 활동이다. 이는 일반 사람들과 잠재적 범죄자들 모두 CPTED의 물리적 

환경과 영역성으로 인해 예방보다는 억제를 당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최근의 

많은 연구들에서 기존 예방 정책에 대한 한계성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정책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하지만 음악은 인간의 심리적, 정서적 반응에 크게 

영향을 주며 이를 활용해서도 충분히 영역성을 만들면서 인간의 도덕성까지 고려하

는 인본주의적인 정책을 만들 수 있다.

이번 공공데이터 분석을 통하여 서울시의 중구지역이 가장 범죄발생이 많으며 검

거율도 적은 지역으로 나타났으며, 이 지역은 관광구역인 특성상 범죄검거률에 있어

서 취약한 환경으로 객관적으로 판명되었다. 그러므로 이 지역을 기준으로 범죄예방 

디자인 중에서도 언급한 음악에 의한 예방차원의 정책을 적용하는 것이 효과적 일거

라는 판단이다. 즉, 공원이나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 쉽게 두려움을 느껴 범죄가 

일어나기 쉬운 지하도나 주차장, 혹은 사람들의 인적이 뜸해지는 빈 공터 등에 음악

이 나오도록 하여 기존과는 다른 부가적인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박재풍, 2008). 물

론 물리적 통제보다는 당장 덜 효과적이고 부작용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는 범죄자

들의 범죄예방 효과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의 긍정적인 정서함양에도 도움이 되어 

장기적으로 긍정적인 사회로의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다. 따라서 클래식 음악 정책

은 긍정적인 자아를 만들어 주는 조직화 및 질서와 안정 등의 사회화 기능을 수행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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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pplication of Crime Prevention Design based 
on Public Data Analysis: Focusing on Seoul

Kim, Sung-Jun

Violent crimes have increased continuously due to the development of urban society and 

have become a threatening factor against the residential safety of citizens. The prevention 

of these crimes is always a major topic in human society and one of the fundamental 

elements of the quality of life and safety of citizens. In recent years, much attention has 

been paid to environmental design through the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CPTED) as a preventive measure. Currently, South Korea is promoting the openness 

and utilization of public data, and crime prevention is one of the fields that can utilize public 

data actively. This approach to crime prevention utilizing public data will be helpful for the 

proposal of policies from new viewpoints departing from the general utilization measures 

of CPTED that improve streetlights and closed-circuit television (CCTV) installations, whose 

limitations have been pointed out as they are only mechanical surveillance. Thus, this study 

sets the research scope based on the statistics of the status of five criminal offenses by 

administrative district in recent years provided by the data portal in Seoul City, the capital 

of South Korea, as the utilization data and concentrates on the analysis. Based on the analysis 

results, this study proposes a method to utilize classical music as a new policy for regions 

where the improvements are most needed. The open-source Python analysis program was 

employed as the main data analysis and visualization method.

Keywords: Public data, Data analysis, CPTED, Python, Classic metho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