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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mct This research present actual c'Onditi'Ons 'On realizati'On ab'Out safety 'Of 'Observable individual and 

c'Ountry, terr'Or c'Ountermeasure 한'Om 없nger 'Of terr'Orism which special guards have. T'O ac비eve these purp'Oses, 
400 special guards were sampled using the c'Onvenience sampling meth'Od and c'Ollected data thr'Ou양1 

questi'Onnaire fr'Om self-administrati'On meth'Od. the c'Ollected data are in statistics 'Of p<.05 levels. As the result, 
we drew f'Oll'Owing c'Onclusi'Ons. Special guards th'Ou양lt that terr'Or mi양lt 'Occur m 'Ost in ’aircraft, rapid-transit 

railway, subway, and bus’. It was n'O difference in s'Ociety dem 'Ography(p>.05). In type 'Of terr'Or, ’b 'Omb terr'Or' 

seemed t'O happen m 'Ost, and they rec 'Ognized that bi'Ochemistry terr'Or and fact 'Or terr'Or, and h'Ostage teπor may 

happen in s'Ociety dem'Ography. Purp'Ose 'Of terr'Or was th'Ought that ’p'Olitical purp'Ose’ may be the biggest, and 

’ideol'Ogical purp 'Ose’ and ’s'Ocial purp 'Ose’ j 'Oined the remainder. Acc'Ording t'O s'Ociety dem 'Ography, w 'Oman’s 

realizati 'On ab'Out terr'Or was hi양ler than man in tw 'O l'Ow variables. Acc'Ording t'O age, image 'Of terr'Or was hi양1 

in 40 m 'Ore than 20. Acc'Ording t'O educati'Onal backgr'Ound, university graduate were hi양ler than a hi양l-sch'O'Ol 

dipl'Oma in tw'O l'Ow variables. Acc'Ording t'O place 'Of w 'Ork, metr'Op'Olis was hi양ler than small and medium-sized 

city. 

Keywords Terr'Or, Special Guard, Anaψsis 'Of Percepti 'On, C'Ountermeasure t'O Terr'Orism 

요 지 이 연구에서는 특수경비업무에 종사하는 경비원들의 테러에 대한 인식과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하여 특수경비원들을 대상으로 모집단을 설정 편의추출법을 이용하여 특수경비업 
체의 경비원 400명에게 설문지를 배부하고， 자기평가기입법을 통해 작성된 자료를 수집하였다. 특수경비원들은 

항공기， 고속철도， 지하철， 버스에서 테러가 발생할 것이라는 인식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사회 인구학 

적 특성에서는 p<.05 수준에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테러의 유형별로는 폭탄테러가 일어날 것으 

로 가장 많이 인식하고 있었으며 사회 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생화학테러와 요인 · 인질 테러가 일어날 수 있을 
것이라 인식하고 있었다. 테러의 목적으로는 정치적 목적이 가장 클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이념적 목적과 
사회적 목적이 그 뒤를 이었다. 사회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테러 우려와 대웅은 두 하위변인 모두 여자가 남자 

보다 테러의 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40대 이상이 20대 보다 테러에 대한 우려가 높은 것으 

로 나타났다. 학력별로는 두 하위변인 모두 대졸이상이 고졸이하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근무지역별로는 
대도시가 중소도시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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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롤 

현대사회에 들어서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 서로 이해를 달리 하는 국가 민족 또는 특정 조직 간에 크고 작은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그리고 과학기술의 발달과 도시화， 국제화， 세계화， 정보화라는 시대적 조류에 따라 테러리즘 위험의 유형도 다양한 

형태로 변화되어가고 있다. 특히， 과거의 테러리즘은 극단적 수단을 통원한 의사소통 행위 측면이 강했으나 뉴테러리즘(new 

t없Torism)은 전쟁의 한 형태로 자행되는 특정을 보이고 있다. 즉 현대 테러리즘은 최정예 테러리스트들이 고도의 치밀함과 정확 

한 정보를 가지고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전쟁의 형태로 그 범위를 넓혀가고 있다. 

지금의 세계정세는 과거 수십 년 폼안 국제관계를 유지해왔던 냉전체계가 붕괴되고 국제 테러리즘이 퇴조하는 흐름에도 불구 

하고， 일부 지역에서 국제테러 분자들은 그들의 목적달성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한 한 방법으로서 주요인사에 대한 납치， 

암살， 비행기 납치 및 폭파， 국가 중요시설에 대한 폭발물 테러를 자행하고 있어 국제사회에서 그 심각성이 증대되고 있다. 이러 

한 현대의 테러에 대한 위기는 교통， 통신수단 및 매스미디어의 발달로 인하여 정보습득이 용이하므로 테러수법이 더욱 교묘화 

조직화 되고 있으며 폼시에 테러에 용이한 첨단 무기와 대량살상이 가능한 무기를 개발하게 됨으로써 무차별하고 대형 살상화 

되는 것이 그특정이다. 

이처럼 테러는 오늘날 전 인류가 당면한 가장 심각한 문제 중의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국제테러에 관한 연구는 문제 

해결을 위한 현상파악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대정형근， 1992). 이러한 상뺨11서 ‘우리나라는 테러리즘의 안전지대’라는 

믿음은 그 설득력을 점차 잃어가고 있다. 물론 우리나라에서의 테러리즘 발생가능성은 중통과 같은 여타 테러리즘 다발 지역에 

비하여 비교적 작은 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세계 어느 곳에서나 테러리즘이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가정할 때， 

급속한 경제 성장을 바탕으로 국제사회에서의 역할이 중대되고 있는 우리나라도 우리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국제 테러리즘 단체 

들의 공격대상이 될 수도 있다{한남수， 2002). 

따라서 국가중요시설에 근무하는 특수경비원의 사회 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테러행위 인식에 차이가 있는개 테러우려와 대응 

에 차이가 있는가를 규명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기초적 연구를 통해 우리사회가 테러리즘에 대한 보다 나은 대응방안을 준비할 

수 있을 것이다. 

2. 이론적 배정 

1.1 테러와 테러리를의 개넘 

테러리줍teπ'Orism)은 매우 다의적언 개념이며 많은 학자들이 다양한 정의를 내리고 있으나 국제적언 컨센서스를 얻은 정의 

는 존재하지 않고 있다. 또 테러리즘과 동의어로 테러(teπor)라는 용어를 시용하고 있어 그 혼란이 기중되는 상태이다. 그러나 

테러조직의 공격방법， 테러리즘의 동기， 특정， 공격방식 등의 특정을 바탕으로 점차 학자， 보안전문개 저널리스트 등이 의견을 

접목하여 접근해가고 있다{이황우， 2010) 테러리즘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기 위한 노력이 여러 차례 시도되었으며 그혐l서 포괄 

적인 내용을 망라하는 규정이 제시되기도 하였다. 예를 들면 발효되지는 않았지만 1937년 ‘테러리즘의 방지 및 처벌에 관한 

조약’ 제I조에서는 테러에 대해 정의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국가에 대해 또는 특정 개언과 집단， 일반 대중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것을 의도한 형법상의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1972년에는 ‘특정한 국제테러리즘 행위의 방지 및 처벌에 관한 조약’ 초안에서는 

불법한 살해， 중대한 신체 위해 및 약취 등의 행위에 관여 또는 참가하여 국제적인 중요성을 유대히는 것을 조약의 대상으로 

하였다. 그리고 1999년의 ‘국제테러리즘에 대응하기 위한 이슬람제국회의기구조약’에서는 테러란 동기나 목적에 관계없이 폭력 

이나 폭력적인 위협이 되는 모든 행위를 지칭하며， 개인적， 집단적으로 범죄계획을 실행하기 위한 것이라고 규정하였다{국방부， 

2002) 

1.2 테러의 발앨뭔민 

테러의 발생 원언을 학자들은 여러 가지로 설명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사회·심리적 측면의 발생원인， 국제환경적 측면의 

발생원인， 기타 발생 원인으로 구분된다. 

1) 사회·심리적 측면의 발생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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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사회·심리적 측면에서의 발생원인은 Gurr(1970)가 체계화한 ‘상대적 박탈감 이흰rel따ive deprivation theoη)’이 있다. 

이것은 특정한 개인 및 집단의 가치 기대(value expectation)와 그 가치 능력(value capabilities)간에 괴리가 생길 때 폭력이 야기 

된다는 것이다. 이 러한 상대적 박탈감의 유형은 점감적 박탈김~ decremental depriv없ion)， 열망적 박탈검~ aspirational deprivation), 

점진적 박탈검wrogressive dep꺼vation)으로 나눌 수 있다{최진태， 2006). 

2) 국제환경적 측면의 발생원인 

제 3세계 국가들은 1960년경을 기점으로 서구 제국들의 식민지 지배 하에서 독립함으로써 그들의 공식적인 지배에서 벗어난 

듯 보였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여전히 서구 열강의 경제적 지배가 계속되고 있어 대부분 제 3세계 국가들에서의 경제적， 사회적 

불평등에 대한 불만이 테러의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테러가 가난으로 고통 받고 있는 국가의 문제 해결을 

위한 정당한 수단이라는 시각이 강화된 것이 테러 발생의 큰 원인 중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 즉，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식민 

지배에서 벗어나 독립한 신생국들이 정치적 독립과 근대화의 과정에서 급격한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변회를 겪으면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 즉 기대치와 현실 사이의 불일치에서 야기되는 문제가 ‘상대적 박탈감’으로 이어졌는데 이것을 테러의 발생 원인으 

로 보는 이론이대이태윤.， 2010). 

3) 기타 발생원인 

사회·심리적 측면의 발생원인과 국제환경적 측면의 발생원인 외에도 테러 발생을 촉진하는 몇 가지 원언을 들 수 있다. 

첫째， 대중매체의 발달이다. 테러리스트의 목적은 테러 행위로 전 세계의 관심을 집중시켜 주장하는 바를 피력하는 것이다. 

지금의 세계가 매스미디어의 발달로 인해 테러 발생 즉시 그 사실이 전 세계로 실시간에 전파된다는 사실은 테러리스트들로 

하여금 구미를 당기게 하는 것이다. 

둘째，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한 교통， 통신， 무기체계의 고도 정밀화이다. 테러리스트들은 이러한 점을 이용하여， 정보「 테러 

전술의 교환， 무기 및 훈련에 대한 지원 등 테러단체들 간의 유대와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셋째， 고도의 도시 집중화 또한 테러의 원인이 된다. 도시집중화 자체는 테러리스트로 하여금 꽁격 목표를 제꽁해 주고 있는 

것이다. 즉 상수도원， 도시가스 저장소 발전시설， 대형건물， 주요 공공건물 등의 주요 목표를 도시에 집중 시켜 놓았기 때문에 

테러리스트에게 손쉬운 목표를 제공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곽병현， 2006). 

1.3 테러의 유영 

테러의 유형은 테러의 대상과 테러조직의 성격， 그리고 테러 공격전술에 따라 분류할 수 있다. 대상에 의한 분류로서는 국가 

간 테러， 국가테러， 국내테러， 그리고 초국가적 테러로 분류되며， 테러조직의 성격에 의한 분류로서는 민족주의자 및 소수민족 

테러조직， 신좌경(new-left)에 의한 도시테러조직， 중남미의 혁명적 테러조직， 정치망명·반정부적 이민에 의한 조직， 이슈 지향적 

조직， 범죄 또는 정신이상자들의 조직 등의 있다. 테러공격전술에 의한 분류는 폭탄테러， 독가스 살포 납치， 유괴， 암살， 저격， 

방화， 습격， 시위， 인질극 등이 있다{김열수， 2005). 

1.4. 특수결비원의 의의와 혹성 

특수경비원은 특수경비엽의 허가를 받은 법인이 채용한 고용인으로 공행항공기를 포함)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중요시설 

의 경비 및 도난·화재 그 밖의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엽무를 수행하는 지를 말한다. 특수경비원은 직무를 수행햄l 있어 시설주， 

관할 경찰서장 및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을 복종하여야 하며 소속 상사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경비 구역을 벗어나서는 

안된다. 그리고 파업·태업 그 밖의 경비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일체의 쟁의행위를 하여서도 안되며， 특수경비원은 

무기를 휴대하고 경비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무기 안전수칙을 준수할 의무도 있다{최은하 등， 2008). 

근무 방식은 주， 액 비 3교대제나 야간근무가 포함되어 있어 큰무시간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피로도가 높은 편이며 

또한 엽무의 특성상 각종 위해에 대응해야 하기 때문에 각종 위험에 직접 노출되어 있다. 그리고 겸비분야는 타 업종에 비해 

큰무환경 및 복지여건 등이 매우 열악하고 낮은 보수와 격무에 시달리면서 권한은 거의 없는 민간언에 불과하여 사회적 평가가 

매우 낮다{김성진，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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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경비엽은 성장한 배경을 보면， 그동안 국기중요시설에 대한 경비는 기계경비시스템과 시설경비를 병행하는 체계에 의해 

수행되고 있었다. 기계경비시스템의 기획과 설치는 전문 민간경비회사가 담당하고 있었으며， 시설경비는 자체적으로 고용한 청 

원경찰과 계약겸비회사 경비원들에 의해 이원화되어 운용되고 있었다. 이러한 경비체계는 비용적인 측면에서나 효율성 측면에서 

불합리한 것이었다. 청원경찰은 경영주가 임용하지만 청원경찰법에 의해 신분이 보장됨으로써 인력순환이 매우 비탄력적이며， 

급여 또한 법령에 규정되기 때문에 장기근속 청원이 많을 경우에는 퇴직금 지급 등이 시설주에게 큰 부담요소로 작용하였다. 

뿐만 아니라 청원경찰의 경우에는 경비전문화와 과학화 문제가 내재하고 있었다. 청원경찰의 경우 개별 기관이나 단체에서 공개 

경쟁채용하거나 특별 채용하는 방법이 병행되고 있었으며， 시험과목도 일반 교양과목 위주로 이루어져 해당 경비업무와 관련된 

전문성 여부는 검증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생겨난 특수경비제도는 청원경찰을 고용하고 있는 국가중요시 

설주의 재정부담 경감과 그간 꾸준히 성장해 오고 있던 민간경비업계의 새로운 시장 확장이라는 이해관계가 서로 합치되어 탄생 

한 제도라 할 수 있다{김성언， 2004). 

3. 얻구$법 

3.1 얻구 대상 

본 연구에서는 경비원 중 특수경비원만을 연구 대상으로 한정하였고， 그들의 인식을 파악하기 위하여 특수경비업체에 대해 

설문조사를 2011년 2월부터 폼년 3월까지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서울지역 특수경비업체의 경비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이는 특수경비업체 중 다수가 서울지역에 주된 시무소를 두고 전국으로 파견 근무를 하기 때문에 서울만을 대상으 

로 한다 할지라도 전체 특수경비원을 유추하는데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3.2 분석모엉 

이 연구는 특수경비원을 대상으로 테러리즘 인식에 대한 분석을 위하여 모형을 설정하고 가설을 설정하여 이를 실증적으로 

규명하고자 하였다. 다음 Fig. 1은 특수경비원의 사회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테러리즘 인식에 관한 분석모형을 나타낸 것이다. 

3.3 연구의 가실 

/샤훌t~ →J확즈쩍 특설 

셜 톨 톨 

영 형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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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분석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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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특수경비원의 테러리즘 인식에 대한 분석을 하고자 다음과 같은 연구 가셜을 설정하였다. 

가설 1. 사회 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테러행위 인식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1-1 사회 연구학적 특성에 따라 테러 발생 장소 인식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1-2 사회 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테러 유형 인식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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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사회 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테러 목적 인식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2. 사회 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테러우려와 대웅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2-1 사회 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테러우려 인식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2-2 사회 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테러의 발생 인식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2-3 사회 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테러대응 인식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3.4 측정도구 

이 연구에서 사용한 셜문지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구성되었다. 첫째는 사회 인구학적 특성을 측정하는 도구이다. 사회 

인구학적 특성으로는 성별， 연령， 학력， 근무처， 근무지역을 설정하였다. 각 문항들은 명목척도와 등간척도로 구성되었다. 둘째는 

테러행위에 대한 인식을 측정하는 도구이다. 테러행위는 테러발생장소 테러유형， 테러목적으로 설정하였다. 셋째는 테러에 대한 

우려와 대응 인식을 측정하는 도구이다. 이것은 테러의 우려， 테러의 대상 및 유형 인식， 테러대응 인식으로 설정하였다. 

위와 같은 사회 인구학적 특성， 테러행위에 대한 인식， 테러에 대한 우려와 대응인식에 대한 설문지는 이대성(2004)이 사용한 

것을 본 연구의 성격에 맞게 재구성하였다. 이에 대한 설문지의 구성내용은 Table 1과 같다. 

테러우려와 대응 

Table 1. 설문지 구성내용 

내용 

성별，연령，학력，근무처，근무지역 

테러발생장소 테러유형， 테러목적 

테러우려 

테러의 발생 인식 

테러대응 

문항수 구성 

사회 인구학적 특성 

테러행위 인식 

전체 

5 

-3 

-4 

-7 

-4 

-
강
 

3.5 자료수칩 및 분석 

본 연구에서는 이론적 내용을 통해 기초자료를 수집·검토한 후 경호학 박사학위 소지자 2명으로 구성된 전문가회의를 통하여 

문항의 내용을 재검토 및 수정·보완하여 최종적으로 설문지 작성을 완료한 후 본 조사를 실시하였다. 완성된 설문지는 서울지역 

특수경비원 400명을 표본으로 선정하였고 각 업체에 직접 방문하여 담당 관리자의 협조를 구한 후 설문의 목적과 기입방법을 

설명한 후 자기평가기입법( self-adminisπation method)에 따라 응답하도록 하고 완성된 설문지를 회수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설문지의 응답결괴를 기업한 자료를 회수한 후 응답내용이 부실하거나 선뢰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자료나 극단 

치(out1ier)를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입력된 자료는 통계 프로그램 SPSS WIN 18.0을 이용하여 자료 분석의 목적에 따라 

전산처리하였다. 자료 분석을 위해 본 연구에서 사용한 통계기법은 신뢰도분석， 요인분석， 빈도분석， 교뽑석， 독립표본 t-test분 

석과 일원변량분석(one-way ANOVA) 등이다. 

4. 분석결과 

본 연구에서 특수경비원의 테러대책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연구가설을 중심으로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한 연구 결과는 

다음과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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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조사대상자의 시획 민구확적 혹성 

본 연구에서 표집한 조사 대상자의 사회 인구학적 특성은 Table 2와 같다. 

Table 2. 사회 인구학적 특성 

구분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성별 
남자 216 76.6 76.6 76.6 
여자 66 23.4 23.4 100.0 
20대 128 45.4 45.4 45.4 

연령 30대 76 27.0 27.0 72.3 
40대이상 78 27.7 27.7 100.0 
고졸이하 89 31.6 31.6 31.6 

학력 전문대졸 62 22.0 22.0 53.5 
대졸이상 131 46.5 46.5 100.0 
공항 137 48.6 48.6 48.6 

근무처 교육시셜 12 4.3 4.3 52.8 
기타 133 47.2 47.2 100.0 
대도시 205 72.7 72.7 72.7 

근무지역 중.소도시 42 14.9 14.9 87.6 
소도시 35 12.4 12.4 100.。

성별의 경우 남자가 216명(76.6%)， 여자가 66명(23.4%)으로 남자가 여자보다 3배 정도 많았으며， 연령의 경우 20대 128명 

(45.5%)， 30대 76명(27.0%)， 40대 이상 78명(27.7%)으로 젊은 사람들이 많았다. 학력의 경우 고졸이하 89명(3 1.6%)， 전문대졸 

62명(22.0%)， 대졸이상 131명(46.5%)으로 전문대졸 이상이 과반으로 나타났고， 근무처의 경우 공항 137명(48.6%)， 교육시설 

12명(4.3%)， 기타 133명(47.2%)으로 나타났으며， 근무지역의 경우 대도시 205명(72.7%)， 중소도시 42명(14.9<>10) ， 소도시 35명 

(12.4%)으로 조사대상의 대부분이 대도시에 근무하고 있었다. 

4.2 측정도구의 신뢰도 검풍 

본 연구에서는 Table 3 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하위변인에 대한 신뢰도 검증을 실시하였는데， 검사결과 Cronbach’s alpha가 

테러인식 변수에서 테러우려 .790, 테러의 발생 인식 .814, 테러방지 인식 .616으로 신뢰도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3. 설문지의 신뢰도 

변인 하위요인 

테러의 우려 인식 

테러우려와대응 테러의 발생 인식 

테러 대응 인식 

4.3 사회 민구학적 특성에 따른 태려행위 민식의 ÃfOl 

1) 테러 발생 장소 언식 

Cronbach’s Alpha 

.790 

.814 

.616 

특수경비원들의 사회 언구학적 특성에 따른 테러 발생 장소 인식의 차이는 아래 Table 4와 같이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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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사회 인구학적 특성 

N(%) 

국내테러발생장소 

구분 정설부방관주송공요국서시 고지 항족버하공스첼철기도， 공 터항미，널 역 해외영사대사관관 놀광이공장원 
카이제곱， df, 

합계 Slg. 

남자 64(29.6) 84(38.9) 54(25.0) 5(2.3) 9(4.2) 216<100.0) 
성별 여자 27(40.9) 21(31.8) 18(27.3) 0(0.0) 0(0.0) 66<100.0) 7.052, 4, .133 

계 91(32.3) 105(37.2) 72(25.5) 5(1.8) 9(3.2) 282(100.0) 
20대 42(32.8) 43(33.6) 36(28.1) 2(1.6) 5(3.9) 128<100.0) 

연령 30대 23(30.3) 30(39.5) 18(23.7) 3(3.9) 2(2.6) 76<100.0) 5.433, 8, .710 
40대이상 26(33.3) 32(41.0) 18(23.1) 0(0.0) 2(2.6) 78<100.0) 
고졸이하 24(27.0) 34(38.2) 26(29.2) 2(2.2) 3(3.4) 89<100.0) 

학력 전문대졸 21<33.9) 26(41.9) 13(21.0) 1<1.6) 1<1.6) 62(100.0) 3.641, 8, .888 
대졸이상 46(35.1) 45(34.4) 33(25.2) 2(1.5) 5(3.8) 131<100.0) 

二1그- 공항 48(35.0) 42(30.7) 39(28.5) 3(2.2) 5(3.6) 137<100.0) 
무 교육시설 2<16.7) 5(41.7) 5(41.7) 0(0.0) 0(0.0) 12<100.0) 8.042, 8 .429 
지 기타 41(30.8) 58(43.6) 28(21 .1) 2(1.5) 4(3.0) 133<100.0) 

근무 
대도시 61(29.8) 72(35.1) 62(30.2) 5(2.4) 5(2.4) 205(100.0) 15.469, 8, 
중.소도시 13(31.0) 19(45.2) 8(19.0) 0(0.0) 2(4.8) 42<100.0) 

지역 
소도시 17(48.6) 14(40.0) 2(5.7) 0(0.0) 2(5.7) 35<100.0) 

.051 

국내의 테러발생 장소로 가능성이 가장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곳에 대한 응답을 보면， 성별의 경우 남자는 ‘항공기， 고속철도， 

지하철， 버스’라는 응답이 84명(38.9010)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여자는 ‘정부주요시설， 관공서， 방송국’이라는 응답이 27명 

(때.9%)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는 카이제곱 검증 결과 p<.05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빌L혀졌 

다. 

연령에 따른 응답을 보면 ‘항공기， 고속철도， 지하철， 버스’가 가장 테러 가능성이 높은 곳으로 20대는 43명(33.6%)， 30대는 

30(39.5%), 40대 이상은 32명(41.0%)으로 모든 연령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카이제곱 검증 결과 p<.05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학력의 경우 고졸이하 34명(38.2%)， 전문대졸 26명(4 1.9%)으로 ‘항꽁기， 고속철도， 지하철， 버스’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 

났으며 대졸이상은 46명(35.1%)이 ‘정부주요시설， 관공서， 방송국’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모든 학력에서 

카이검증 결과 p<.05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근무처의 경우 공항근무자는 ‘정부주요시설， 관공서， 방송국’이라는 응탑이 48명(35.0%)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육시설 근무자와 기타시설 근무자는 ‘항꽁기， 고속철도， 지하철， 버스’라는 응답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카이제곱 검증 결과 p<.05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근무지역별로 보면 대도시와 중소도시 근무지는 ‘헝공기， 고속철도， 지하철， 버스’라는 응답이 72명(35.1%)， 19명(45.2%)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소도시 근무자는 ‘정부주요시설， 관공서， 방송국’이라는 응답이 17명(48.6%)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 

으나 카이제곱 검증 결과 p<.05 수준에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결과적으로1 사회 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테러가 

발생된 것으로 예측되는 장소에 대하여는 통계적으로 모두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 테러의 유형 인식 

특수경비원들의 사회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테러 발생 예측 유형의 차아는 Table 5와 같이 나타났다. 

테러 발생 유형 인식에 대하여 사회 인구학적 특성 중 성별로 살펴보면， 발생가능성이 높은 테러유형에 대해서 ‘폭탄테러’라는 

응답이 남자 144명(66.7%)， 여자 26명(39.4%)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카이제곱 검증 결과를 보면 p<.OOI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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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사회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테러 발생 예측 유형 

N(%) 

국내테러유형 
구분 카이제곱， df, sig. 

폭탄테러 생화학테러 요인.인질테러 핵테러 

남자 144(66.7) 38(17.6) 28(13.0) 6(2.8) 

성별 여자 26(39.4) 9(13.6) 24(36.4) 7(10.6) 28.싫5， 3， .000 

계 170(60.3) 47(16.7) 52(18.4) 13(4.6) 

20대 75(58.6) 19(14.8) 21(16.4) 13(10.2) 

연령 30대 42(55.3) 9(11.8) 25(32.9) 0<0.0) 34.650, 6, .000 

40대이상 53(67.9) 19(24.4) 6(7.7) 0<0.0) 

고졸이하 57(64.0) 14(15.7) 16(18.0) 2(2.2) 

학력 전문대졸 42(õl.7) 7(11.3) 8(12.9) 5(8.1) 7.839, 6, .250 

대졸이상 71(54.2) 26(19.8) 28(21.4) 6(4.6) 

공항 82(59.9) 12(8.8) 34(24.8) 9(6.6) 

근무처 교육시설 8(66.7) 4(33.3) 0(0.0) 0(0.0) 20.151, 6, .003 

기타 80(60.2) 31(23.3) 18(13.5) 4(3.0) 

대도시 117(57.1) 36(17.6) 44(21.5) 8(3.9) 
근무 

소도시 26(61.9) 9(21.4) 4(9.5) 3(7.1) 9.868, 6, .130 
지역 

소도시 27(77.1) 2(5.7) 4(11.4) 2(5.7) 

연령별로 보면 ‘폭탄테러’라는 응답öl 20대는 75명(58.6%)， 30대는 42명(67.7%)， 40대 이상 53명(67.9'110)으로 가장 높게 나타 

났으며 카이제곱 검증 결과 통계적으로 p<.0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학력별로 보면 ‘폭탄테러’라는 응답이 고졸이하 57명(64.0%)， 전문대졸 42명(67.7%)， 대졸이상 71명(54.2%)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p<.05 수준에 유의한 치어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근무처별로 보면 ‘폭탄테러’라는 응탑 

이 공호딛F무자가 82명(59.9%)， 교육시설근무자가 8명(66.7%)， 기타 근무자가 80명(60.2%)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카이제곱 검증 결과 p<.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근무지역별로 살펴보면 ‘폭탄테러’라는 응답이 대도시 117명(57.1%)， 중소도시 26명(6 1.9%)， 소도시 27명(77.1%)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카이제곱 검증 결과 p<.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3) 테러의 목적 인식 

특수경비원틀에 사회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테러 목적 인식 차이는 아래 Table 5와 같이 나타났다. 

성별로 니누어 보면 ‘정치적 목적’이라는 응답어 남자 73명(33.8%)， 여자 25명(37.9)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카이제곱 검증 

결과 p<.05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연령별로 보면 ‘정치적 목적’이라는 응답이 20대는 49명(38.3%)， 40대 이상 27명(34.6%)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30대의 

경우는 ‘사회적 목적’ 이라는 응답이 22명(28.9'110)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거1제곱 검증결과 p<.05 수준에서 

유의한차이였다. 

학력별로는 ‘정치적 목적’이라는 응답이 고졸이하 31명(34.8%)， 전문대졸 20명(32.3%)， 대졸이상 47명(35.9'110)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카이제곱 검증결과 p<.05 수준에 유의한 치이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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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사회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테러 목적 인식 차이 

N(%) 

국내테러목적 

구분 정E-1L 치 ~ 적J 이J-a1 념 ~ 적 n1E」1-뜨 드1 -E1 <-1 <1-11 종목교적적 사목회적적 카이제곱， df, sig. 

남자 73(33.8) 56(25.9) 19(8.8) 15(6.9) 53(24.5) 

성별 여자 25(37.9) 10 (1 5.2) 3(4.5) 13 (1 9. 7) 15(22.7) 12.270 , 4, .015 

계 98(34.8) 66(23 .4 ) 22(7.8) 28(9.9) 68(24. 1) 

20대 49(38.3) 27(2 1.1 ) 9(7.0) 8(6.3) 35(27.3) 

연령 30대 22(28.9) 13 (1 7.1) 6(7.9) 13 (1 7. 1) 22(28.9) 16.588 , 8, .035 

40대이상 27(34.6) 26(33.3) 7(9.0) 7(9.0) 11 (1 4.1) 

고졸이하 31( 34.8) 18(20.2) 9 (1 0. 1) 6(6.7) 25(28.1) 

학력 전문대졸 20(32.3) 14(22.6) 6(9.7) 6(9.7) 16(25.8) 5.756. 8 .. 675 

대졸이상 47(35.9) 34( 26.0) 7(5.3) 16 (1 2.2) 27(20.6) 

;:그-
고。하 d 45(32.8) 27 (1 9.7) 8(5.8) 17 (1 2.4) 40(29.2) 

-처「 교육시설 4(33.3) 5(4 1.7) 2 (1 6.7) 0(0.0) 1( 8.3) 11.149 , 8, .193 

기타 49(36.8) 34(25.6) 12(9.0) 11(8.3) 27(20.3) 

대도시 70(34. 1) 40 (1 9.5) 14( 6.8) 22 (1 0.7) 59(28.8) 
근무역지 중·소도시 19(45.2) 13(31.0) 1(2.4) 4(9.5) 5 (11. 9) 23 .401 , 8, .003 

소도시 9(25.7) 13(37. 1) 7(20.0) 2 (5. 7) 4 (11. 4) 

근무처별로는 꽁항근무자의 45명(32.8%)과 기타 근무자의 49명(36.8%)이 ‘정치적 목적’이 높다고 응답한 반면 교육시설근무 

자 5명(4 1.7%)은 ‘이념적 목적’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카이제곱 검증결과 p<.05 수준에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근무지역별로 살펴보면 대도시 70명(34.1%)과 중소도시 19명(45.2%)이 ‘정치적 목적’이 가장 높다고 응답한 반면 소도시 

13명(37.1%)에서 ‘이념적 목적’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1 이는 카이제곱 검증결과 p<.05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였다. 

4.4 사회 민구학적 특성애 따른 테려우려와 대융의 차이 

특수경비원들의 테러 우려와 대응을 테러우려， 테러발생인식， 테러방지 인식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Table 7. 성별에 따른 테러 우려와 대웅 차이 

구 분 N M SD t-va1ue p-va1ue 

남자 216 2.92 0.76 
테러우려 -5.100 0.000 

여자 66 3.39 0.63 

남자 216 3.33 0.60 
테러발생인식 -4.298 0.000 

여자 66 3.68 0.52 

남자 216 3.25 0.58 
테러대웅 -0.430 0.668 

여자 66 3.28 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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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별에 따른 테러 우려와 대웅 차이 

성별에 따른 테러우려와 대응에서 테러우려의 경우 남자가 2.92土.76， 여자가 3.39土.63으로 여자가 남자보다 테러에 대한 공포 

감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통계적으로 p<.OOI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이었다. 테러발생인식의 경우 남자가 

3.33士.60， 여자가 3.68土.52로 여자가 남자보다 테러가 발생할 기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는 통계적으로 p<.0.5 수준에 

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이었다. 테러대응의 경우 남자가 3.25土.58， 여자가 3.28土.41로 나타나 여자가 남자보다 현 정부의 테러 

대응에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는 통계적으로 p<.05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는 아니었다. 

Table 8. 연령에 따른 테러 우려와 대웅 차이 

구분 N M SD F-va1ue p-va1ue 
post-hoc 
(Scheffe) 

20대 128 2.93 0.78 

테러우려 30대 76 2.98 0.72 4.않5 0.011 a<c 

40대 이상 78 3.24 0.73 

20대 128 3.33 0.67 

테러발생인식 30대 76 3.51 0.56 2.257 0.107 

40대 이상 78 3.45 0.50 

20대 128 3.25 0.62 

테러대웅 30대 76 3.25 0.39 0.073 0.929 

40대 이상 78 3.28 0.55 

2) 연령에 따른 테러 우려와 대웅 

연령에 따른 테러 우려와 대응의 차이에서 테러우려의 경우 40대 이상이 3.24土.73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30대는 2.98士.72，

20대는 2.93土.78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통계적으로 p<.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고， 사후검증(Scheffe)결과 

40대 이상과 20대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테러발생인식의 경우 30대가 3.51士.56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40대 

이상이 3.45士.50， 20대가 3.33土m순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는 p<.05 수준에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테러방지 

의 경우 40대 이상이 3.28土.5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30대는 2.25土.39， 20대는 2.25土.62 순으로 나타났으나 이는 통계적으로 

p<.05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아니었다. 

3) 학력에 따른 테러 우려와 대응 

학력에 따른 테러 우려와 대응의 차이에서 테러우려의 경우 대졸이상이 3.1 5土.7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전문대졸은 

3.07土.77， 고졸이하는 2.81土.69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통계적으로는 p<.OI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고， 사후 

검증(Scheffe)결과 대졸이상과 고졸이하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테러발생인식의 경우 대졸이상이 3.51土.6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전문대졸은 3.4 1土.42， 고졸이하는 3.27土.57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통계적으로 p<.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사후검증(Sche많)결과 대졸이상과 고졸이하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테러방지의 경우 고졸이하가 3.27土.6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전문대졸이 32.6土.48， 대졸이상이 3.25土.60순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는 p<.05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 

가 없는 것으로 빌L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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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9. 학력에 따른 테러 우려와 대웅 차이 

구 1 님r N M SD F-value p-value 
post-hoc 
(Scheffe) 

고졸이하 89 2.81 0.69 

테러우려 전문대졸 62 3.07 0.77 5.693 0.004 a<c 

대졸이상 131 3.15 0.78 

고졸이하 89 3.27 0.57 

테러발생인식 전문대졸 62 3.41 0.52 4.373 0.013 a<c 

대졸이상 131 3.51 0.64 

고졸이하 89 3.27 0.51 

테러대웅 전문대졸 62 3.26 0.48 0.015 0.985 

대졸이상 131 3.25 0.60 

4) 근무처에 따른 테러 우려와 대웅 

근무처에 따른 테러 우려와 대응의 차이에서 테러우려의 경우 기타 근무자가 3.07土.7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꼼항근무지는 

2.99土.79， 교육시설근무자는 2.92土.48순으로 나타났고， 이는 통계적으로 p<.05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테러발생인식의 경우 공항근무자는 3.48土.5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기타 근무자 3.36:土.68， 교육시설근무자는 3.1 5土.42순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는 p<.05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이었다. 테러방지의 경우 교육시설근무자는 3.56土.5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콩항근무자는 3.26土.57， 기타 근무자는 3.23土.51순으로 나타났으나， 이는 통계적으로 p<.05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아니었다. 

Table 10. 근무처에 따른 테러 우려와 대웅 차이 

구분 N M SD F-value p-value 
post-ho 
(Scheffe) 

공항 137 2.99 0.79 
테러우려 교육시설 12 2.92 0.48 0.495 0.610 

기타 133 3.07 0.75 
공항 137 3.48 0.51 

테러발생인식 교육시설 12 3.15 0.42 2.665 0.071 
기타 133 3.36 0.68 
공항 137 3.26 0.57 

테러대웅 교육시설 12 3.56 0.52 2.113 0.123 
기타 133 3.23 0.51 

5) 근무지역에 따른 테러 우려와 대웅 

근무지역에 따른 테러 우려와 대응의 차이에서 테러우려의 경우 대도시가 3.1 2土.7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소도시 2.93土.78，

중소도시 2.65士.74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통계적으로는 p<.05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1 사후검증(Scheffe)결과 대도 

시와 중소도시근무자의 경우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테러발생인식의 경우 대도시근무자가 3.46土.56으로 가장 높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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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1. 근무지 역 에 따른 인식 차이 

구분 N M SD F-value p-value 
post-hoc 
(Scheffe) 

대도시 205 3.12 0.74 

테러우려 중.소도시 42 2.65 0.74 7.217 0.001 b<a 

소도시 35 2.93 0.78 

대도시 205 3.46 0.56 

테러발생인식 중.소도시 42 3.28 0.50 2.싫4 0.088 

소도시 35 3.29 0.86 

대도시 205 3.25 0.50 

테러대웅 중.소도시 42 3.34 0.55 0.556 0.574 

소도시 35 3.23 0.75 

나타났으며 소도시 근무자는 3.29士.86， 중소도시 근무자는 3.28土.50 순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는 p<.05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테러방지의 경우 중소도시 근무자가 3.34土.5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대도시 근무자는 3.25土.05，

소도시 근무지는 3.23土.75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통계적으로 p<.05 수준에서 유의한 쩨가 없는 것이었다. 

5. 렬론 및 제먼 

본 연구에서 특수경비원의 테러와 테러대책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다. 특수경비원들은 

테러발생의 가능성이 높은 장소에 대해 ’항공기， 고속철도， 지하철， 버스’에서 발생할 것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 

다. 테러의 유형별로는 ‘폭탄테러’가 일어날 것으로 가장 많이 인식하고 있었으며 인구특성에 따라 ‘생화학테러’와 ‘요인·언질 

테러’가 일어날 수 있을 것이라 인식하고 있었다. 테러의 목적으로는 ‘정치적 목적’이 가장 클 것으로 인식 하고 있으며 ‘이념적 

목적’과 ‘사회적 목적’이 그 뒤를 이었다. 

사회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테러 우려와 대윌테러우려， 테러발생 인식， 테러대응)의 차이에서는 성별의 경우 테러우려와 테러 

발생 인식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두 하위변인 모두 여자가 남자보다 테러 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의 경우 테러우려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40대 이상이 20대보다 테러에 대한 우려 

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의 경우 테러우려와 테러발생 인식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두 

하위변인 모두 대졸이상이 고졸이하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근무처의 경우 모든 하위변인에서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는 것으 

로 나타났다. 근무지역의 경우 테러우려가 통계적으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도시가 중소도시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 

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조사대상자들이 이제는 우리나라도 테러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인식을 하고 있고， 만약 국내에서 테러가 

발생한다면 정치적 목적으로 폭탄테러가 헝공기， 고속철도， 지하철， 버스 등에서 일어날 것이라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 그러므로 정부에서는 국민들의 테러에 대한 우려를 극복하기 위하여 대테러업무를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또 시민들의 테러발생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완화시킬 방법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특수경비업무에 종사하는 경비원들의 테러리즘의 위험으로부터 개인과 국가의 안전에 대한 인식에 차이와 테러대 

책에 대한 인식에 대한 실태를 조사분석하였고 그 결과는 특수시설에 대한 대테러 관련 대책방안 마련을 위한 자료로서 가치가 

있을 것이다. 다만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본 연구의 대상은 특수경비업무에 종사하는 경비원들을 대상으로 한정하였으므로 공경비 및 민간경비 업무에 종사하는 

경비원들에게 일반화시키기에는 무리가 있다. 그러므로 향후 연구에서는 공경비와 민간경벼， 특수경비 등으로 세분화하여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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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원을 대상으로 하여 비교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를 통해 특수시설에 대한 대테러 관련 대책방안과 학술적 자료를 제시하는데 있어 변수 설정에 관한 문제점이다. 

특수경비엽무에 종사하는 경비원들의 독립변인으로 성별， 연령， 학력， 근무처， 근무지역을 설정 하였는데 "8"J후 연구에서는 경력， 

직위， 월수입 등 다양한 독립변수 설정이 이루어져 보다 다각적 분석이 요구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 시용한 설문지의 구성요소인 종속변수(테러인식， 테러방지의 인식)의 구성요인을 보다 구체적으로 구분하 

고 요인별 설문문항에 대한 개발을 통하여 보다 높은 신뢰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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