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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범죄의 원인과 개입전략에 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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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국내에서도 성폭력 범죄에 대한 경험적 연구가 필요함을 인식시키기 위한 사전적인

의미의 논문으로서, 성범죄의 정의․원인 및 유형을 살펴보고, 성범죄자의 특성을 설명하는 이론

들을 정리하였다. 서구에서 수행되었던 경험적인 연구들에서 알아낸 성범죄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실들을 소개함으로써 국내의 경우에 있어서도 적용이 가능한 지를 탐색하였다. 나아가 성범죄

의 재범연구들을 통하여 잠재적 위험요인들은 무엇이 있는지, 이런 위험요인들의 개선을 위한 치

료개입 대안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조사하였다. 마지막으로 성범죄에 대한 이 같은 학문적 발견

들이 국내 형사정책 현장에도 어느 정도까지 활용가능한지를 탐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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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나 문화마다 범죄의 개념이나 죄의 경중

(輕重)은 각기 다르게 적용된다. 하지만 어느 문

화나 사회, 시대를 막론하고 중범죄로 인식되는

자연범이 있으니, 그 대표적인 범죄가 살인과 성

폭력(특히 근친강간)이다(Andrews & Bonta, 1998)

이다. 즉, 이 두 범죄는 형사정책상에서 어느 사

회에서든 엄격히 다뤄져 왔고 많은 학자들의 관

심대상이 되어왔다. 우리나라에서도 살인사건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은 예외가 아니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성범죄에 대해서는 학계의 분석적인

관심이 미온적인 데, 이는 성을 금기시하고 남자

와 여자의 성을 각기 다르게 이해하는 우리나라

의 전통적인 유교관과 무관하지 않다. 또한 최근

의 여성주의적 시각은 성범죄를 연구의 대상으

로 삼기보다는 성범죄 피해자 및 절차상의 관점

에서 일종의 사회문화적 병리현상으로만 간주하

여 섣불리 학문적 관점으로 체계화하지 못하고

있다. 

  서구사회에서는 성범죄와 연관지어 성폭력 범

죄유형에 따른 범죄의 구체적이고 차별적인 정

의, 생태학적이고 진화론적인 연구, 성폭력 관련

살인에 대한 유형 및 특성분류 등 매우 구체적

인 연구가 이뤄져왔다. 하지만 국내 연구주제를

살펴봤을 때 성폭력에 관한 연구의 양은 적지

않으나, 연구의 주된 주제는 ‘성폭력의 실태, 사

회 복지적․제도적 접근, 피해자에 대한 차별적

상담기법의 효과’ 등 표면적인 논문에 그쳤음을

알 수 있다(공길자, 2003; 김종원, 2003; 서영주, 

2003; 윤은소, 2003; 이명희, 2003; 장승희, 2003). 

즉 성폭력 범죄에 대한 본질적인 연구나 원인, 

상황적 조건과 범죄 촉발 요인 등에 대한 체계

적인 연구 노력은 상당히 미흡했음을 알 수 있

다. 최근 범죄는 날로 흉악해지고, 더욱이 성(性)

과 관련된 범죄가 급증해 감에 따라 성폭력 범

죄에 대한 보다 학문적이고 구체적인 검토와 연

구가 필요하다는 주장에는 이견이 없으리라고

본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경험적 연구를 수행

하기 위해 사전적으로 성폭력 범죄에 대해 학계

에 알려진 이론 및 경험적인 자료들을 전반적으

로 검토해보고자 한다.

성범죄에 대한 이론적 고찰

  이 장에서는 국내에도 이미 잘 알려진, 성범죄

에 대한 기본적인 이론을 근거로 성범죄 유형과

개별 성범죄의 원인 및 요소들에 대해 소개하고

자 한다. 

성범죄의 정의, 원인 및 유형

  성범죄의 정의

  성폭력의 정의는 문화권마다 조금씩의 차이를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대체로 물리적 혹은 사회

적 폭력 및 위협을 통해 육체적, 심리적 혹은 경

제적 압력을 가하고 성적 결정권을 침해하는 행

위로 축약되어 정리될 수 있다. 또한 구체적인

위협이나 폭력은 없지만, 성 결정 능력이 없거나

의사표현 능력이 없는 상대방을 이용하여 행하

는 성적 행위까지도 성폭력에 포함시킨다. 우리

나라에서는 강간, 강간미수, 강간치상 및 직장

내 성희롱 등을 성범죄로 분류하고 있다. 하지만

이 분류는 경험적 연구 등을 통한 실제적인 분

류라기보다 형사정책의 의사결정에 용이한 법적

(표면적) 분류에 지나지 않는다. 이와는 대조적으

로 서구사회는 성과 관련되지 않은 재산범죄나

환경적 손상이나 사회적 질병으로의 물질남용

등과 비교했을 때 성폭행을 가장 심각한 문제

중의 하나로 인식하고 있다(Barbaree, Hudson & 

Seto, 1993). 나아가 성범죄에 대한 정의 및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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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를 보다 더 세분화하고 성범죄의 원인 및

촉발요인들에 대하여서도 심층적으로 연구하고

있음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이들은 성범죄 유

형을 성도착증적 성범죄(Paraphilia), 아동 치한

(Child Molester), 성적 가학증(Sadistic Sexual Offense),

성과 관련된 살인(Sexual Homocide), 시체에 성욕

을 느끼는 시체애호증(Necrophilic Sexual Offense) 

등 단순히 형사정책 상의 분류를 넘어서서 성범

죄의 본질에 대한 체계화된 분류를 시도하고 있

다.

  성폭력 행동유형

  성범죄의 유형도 어떤 접근을 통하느냐에 따

라 여러 분류가 나오겠지만, 여기에서는 국내에

서 경험적으로 연구된 적이 없지만, 최근 발생하

고 있는 범죄동향 상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도 검

토되어야 할 성범죄 유형들을 소개하고자 한다. 

따라서 여기에 거론되는 성범죄로 인한 피해의

위험성은 다른 범죄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매

우 높기에 재범 예측 시에도 중요한 예측인자로

도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아동치한범(Child Molester).  아동치한범은 어

린 아이를 상대로 성적인 행위를 하여 유죄판결

을 받은 자들로서, 아동치한으로 판명받기 위해

서는 가해자의 나이가 피해자보다 적어도 5살

정도 위이어야 한다. 수감된 성범죄들 중 아동치

한범은 대체로 강간범들보다 나이가 많았다. 그

들은 강간범들과 비교해 봤을 때 범죄력에서 성

과 관련되지 않은 다양한 범죄 전과가 있었고, 

강간범들과 같이 조기에 범죄력을 시작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Boxter, Marshall, Barbaree, 

Davidson, & Malcolm, 1984). 아동치한과 강간범들

로 구분된 연구에서 이들은 가족 내 폭력과 좀

더 관련이 되어 있었고, 신체적․성적 학대의 경

험이 높으며, 그들의 초기 기억은 ‘피해’의 테마

와 파괴적인 행동에 의해 특성화되었음이 밝혀

졌다(Ford & Linney, 1995).

  아동치한은 그들 범죄의 특성에 따라 분류되

어지는데, 이는 피해자가 자신의 아이인지(친자

녀와 양자녀) 아니면 법적으로 어떠한 관계도 갖

지 않는 친족 이외의 아이인지에 따라 구분된다. 

이 대부분은 양부(피해자 엄마의 법적인 남편)에

의해 이뤄지고, 피해아동이 동성인지 이성인지에

따라서 구분된다(Marshall, Barbaree & Butt, 1988).

  아동치한 중 가족 내 성폭력은 근친강간에 포

함이 될 수 있을 것인데, 성폭력이 주로 양부에

의해 이루어지는 서구사회와는 달리 우리나라의

경우 가해자가 주로 친부에 의한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는 이혼과 재혼을 많이 하는 서구사회

의 가족구조의 특징을 반영하는 것이므로 큰 의

미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점차 이혼율과 재혼율이 높아지고 있

는 현실을 고려해봤을 때, 머지않은 장래에는 가

족 내 성폭행의 가해자 유형은 보다 더 다양해

지리라 예상해 볼 수 있다. 

  변태성욕(Paraphilia).  변태성욕 일명 성도착증

은 일반적으로 어디에서나 비정상적인 대상 행

위 및 상황과 반복적이고 강한 성적 충동이나

환상 및 행동으로 특징지어진다(Meloy, 2000). 

Prentky, Burgess, Rodous, Lee, Hartman, Ressler와

Douglas(1989)는 이런 양상이 노출증이나 관음증, 

물품 음란증이나 복장 도착증 등에서 분명하게

나타난다고 보고하였다. 즉 변태성욕자는 불특정

다수에게 행해지는 성적 이상 징후를 모두 포함

하는 개념으로 적용되고, 소아 기호증, 성적 피

학증, 성적 가학증 등도 변태성욕(Paraphilia)의 하

위유형으로 진단된다(DSM-Ⅳ). 노출증, 관음증, 

물품 음란증과 같은 형태의 징후는 이미 우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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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에서 많이 알려지고 범죄유형도 보편화되었기

에 이상으로 간략하기로 한다.

  성적 가학증(Sadism)과 성관련 살인(Sexual 

Homicide).  성적 가학증과 성관련 살인은 서로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으며, 피해의 위험성이

가장 크고 재범 예측 및 예방연구에서도 핵심적

인 부분이 될 수밖에 없다. 

  성적 가학증(Sadism)은 가학적인 행위에 의해

성적인 만족을 얻는 것을 말한다. 가학적 변태성

욕은 인간의 심층심리의 저변에 깔려 있는 공격

적이며 파괴적인 욕망이 이성에 의해 제어되지

못했을 때 발생하는 현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성이 발달되지 못한 유아기에는 누구나 어느

정도의 가학적인 모습을 찾아볼 수 있으며 자기

소외감이 심한 자폐증 환자나 애정결핍이 있는

사람들이 성적인 충족의 대상으로 가학적인 행

위를 한다고 알려지기도 하였다(Meloy, 1992). 

  성적 살인은 가해자가 성적 행동을 하는 동안

의도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것을 의미한다(Meloy, 

2000). Douglas, Burgess, Burgess와 Ressler(1992) 등

도 “성적 살인은 죽음으로 향하는 행동의 결과

를 기본으로 하는 성적 요소(행동화)를 포함한다”

고 정의하였다. 즉 사건 전 며칠 혹은 몇 주 전

에 이미 성적 살인을 위한 세밀한 계획을 짰었

는지(종종 일급살인이나 악질적 살인으로 부과), 

피해자의 거절이 있었음에도 가해자가 알코올

중독에 의해 충동적으로 살인을 저질렀는지(격정

적인 살인, 즉 과실치사 부과)와 같은 정서와 사

고의 다양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Meloy, 2000).

  인구통계학적으로 성적 살인자는 대부분 남성

이고, 첫 사건은 보통 30세 이전에 발생한다고

알려진다. 성적 배우자로 인한 성적 살인이 일어

나기도 하지만, 그런 경우는 거의 드물며(Meloy, 

1996), 피해자의 대부분은 가해자와 성적으로 친

밀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아닌 낯선 여성이나

얼굴 정도만 아는 사이의 사람이 피해자의 86% 

(Dietz, Hazelwood, & Warren, 1990; Meyers & 

Blasshfield, 1997)이고 대체로 피해자와 가해자는

같은 인종이라고 한다. 또한 성적 살인 가해자는

배우자와는 성적인 친밀감을 가지는 동시에 보

통 밖에서 성관계를 맺고 그들 중에서 성폭력과

살인대상자를 선택한다고 알려진다. 따라서 일상

생활에서의 애착이나 결합에 있어서는 극도로

성적인 공격성을 억제하기에 그가 범죄자임을

알기가 대단히 어렵다고 한다. Meloy(1992)는 성

적 살인자들의 이런 행동패턴은 범죄피해자가

완전히 낮선 이일 때 본인의 정체가 드러날 위

험이 줄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 

  성적 살인 가해자의 하위집단으로 성적 가학

자(sadists)는 종종 배우자와 성교 시, 다양한 방법

으로 잔인한 행동을 함으로써 순종을 종용한다

고 알려져 있다(Dietz, et al., 1990; Hazelwood, 

Warren, & Dietz, 1993; Warren, Hazelwood, & 

Dietz, 1996; Meloy, 1992). 간혹 성적 가학자가 낯

선 여자 피해자를 죽이기 시작하는 경우에 배우

자와의 합의적인 성관계를 하기도 한다. 성적 살

인범은 크게 두 집단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첫

번째 집단은 조직화된 범죄현장을 남기는 강박

적인 성적 살인범 집단(compulsive sexual muderers), 

즉 성적 가학성과 반사회성 및 나르시즘 성격장

애 진단을 받은 사람들로서, 이들은 만성적으로

정서가 격리된 초기 정신병질자들(psychopaths)이

다. 이들은 자동적으로 과잉행동을 하고, 대부분

초기 외상(trauma)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Meloy, 

2000). 두 번째 집단은 비조직화된 범죄현장을

남기는 catathymic1)성적 살인범으로, 이들은 보통

1) Caththymia는 catathymic 절차를 포함하는 비조직화

된 성적 살인으로, 법정에서의 오랜 역사를 갖고

있지만 잘 알려지지는 않았다. 이는 진단명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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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장애나 정신질환 및 회피적 특질을 지닌 여

러 성격장애로 진단된다. 이들은 상당히 정신질

환적이며 애착에 주려있고, 경조증적인 과잉행동

과 신체적이나 성적 학대경험을 갖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이들은 우울증 전력이

있고(68%), 37%가 수감기간 동안 실시한 로샤검

사에서 우울증 지표와 정적 상관을 나타냈다

(Meloy, 2000). 

  시체애호증(Necrophilia).  이는 성관련 살인과

는 차이를 갖고 있는데, 성관련 살인은 과격하고

가학적인 성적 행위를 통한 살인 즉 살인을 위

한 성적 행동의 증가라고 본다면, 시체애호증은

죽은 시체에 대해 성적 각성을 경험하고 있는

자로 시체를 성행위의 대상으로 삼는다. 이미 사

망하였거나 죽어가고 있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성교를 하거나, 자위를 함으로써 성적 쾌감을 얻

는 경우이다. 달리 말해 성관련 살인자와 시체애

호증을 ‘살인행위’에서의 차이로 보자면 성관련

살인은 마지막 단계가 살인이 될 것이고, 시체애

호증자들은 첫 단계가 살인의 단계가 될 수 있

을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시체강간을 한 경우

가 있다고는 하지만 이는 피해자의 죽음을 인식

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뤄졌던 성행위로, 아직 국

내에서 이 같은 사례가 공식적으로 보고 되지는

않고 있다. 

  성범죄 피해자

  성범죄와 관련 지워 빼놓아서는 안 될 부분이

바로 피해자 부분이다. 우리나라에서의 성범죄의

피해자와 관련하여서는 피해자의 인권회복 등

사회 복지적으로 주로 접근한다. 하지만 이 영역

들의 성과는 성범죄로 인한 피해의 본질적인 실

닌, 동기적 형태이다.

체에 대한 경험적 연구에까지 미치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의 사정

을 고려해보면 성범죄 가해자에 대한 지식에 비

하면 피해자 부분이 상대적으로 진일보한 영역

이기에 여기서는 성범죄 피해로 인한 장․단기

적인 손상효과 연구를 간략하게 정리하겠다.

  범죄 피해자의 피해효과가 심각하고 다양하며

장기적으로 지속된다(Brown & Finkelhor, 1986; 

Roth & Lebowitz, 1988; Cohen & Roth, 1987)는 것

은 일반인에게도 잘 알려진 사실이다. 나아가 피

해의 효과는 남자나 여자 모두에게서 유사하게

나타나는데(Finkelhor, 1990), Brown과 Finkelhor 

(1986)는 성폭력 피해자의 초기효과와 장기효과

를 구분하였다. 초기에는 불안이나 두려움의 정

서적 경험(DeFrancis, 1969; Anderson, Bach, & 

Griffith, 1981), 잠을 못 자고 먹지 못하는 등의

불안이나 두려움과 같은 신체적 징후(Peters, 1976), 

분노와 적대감, 공개된 장소에서의 자위, 과도한

성적 호기심과 성기의 잦은 노출(Tufts, 1984)과

무단결석, 가출과 조혼 등을 포함한 행동적이고

사회적인 문제(Herman, 1981)와 연관된다고 한다. 

반면 성폭력 피해로 인한 장기적 효과로는 우울

증(Bagley & Ramsay, 1985; Briere & Runtz, 1989; 

Sydney & Brooks, 1984), 불안과 긴장(Bagley & 

Ramsay, 1985; Brier, 1984; Sydney & Brooks, 1984) 

및 낮은 자존감과 부정적인 자기개념(Bagley & 

Ramsay, 1985; Courtois, 1979; Herman, 1981) 등이

포함된다. 좀더 심각하고 장기적인 효과는 사회

적 상호작용 및 교우관계에서도 장애를 갖게 되

는 것이다. 이렇게 성범죄 피해는 장․단기적으

로 다른 효과를 나타내므로 단기 증상이 소멸되

었다고 하여 안심할 것이 아니라, 보호자들은

중․장기적으로 피해자를 도와주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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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의 심리적 유형 및 특성

  성범죄자의 동기심리학적 유형

  성범죄자 유형 역시 여러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성범죄자의 연령에 따라 청소년 성범죄자

와 성인 성범죄자로 구분할 수 있고, 또한 성범

죄자의 일탈행동의 유형과 만성화 정도, 성적 자

극을 느끼는 유형 등에 따라서도 구분할 수 있

다. 이번에는 성범죄자의 기본적인 동기유형에

따라 분노형, 권력형, 가학성, 기회주의적 네 가

지 유형(Burgess & Holmstorm, 1974 ; Groth, 1977)

으로 구분하여 보자. 

  분노형 성범죄자.  분노형은 아주 폭력적이다. 

주로 신체 학대를 목적으로 희생자를 공격하고, 

이들은 본인이 중요하게 여기는 어떤 여성에 대

한 분노를 느낀다. 다시 말해, 분노형 강간자는

자신이 늘 두려워하는 대상이 따로 있으며 그에

게 복수하고 싶은 심정을 항상 지니고는 있지만

그 대상에게 직접 표출시키지 못하고, 자신보다

약하고 만만한 여성이나 어린이에게 그 공격성

을 치환시킨다. 즉 분노형 성범죄자의 희생자는

분풀이의 도구가 되는 것이다(Groth, Burgess & 

Holmstrom, 1977).

  대부분 계모로부터의 모진 학대, 어머니로부터

의 유기, 애인으로부터의 실연 등의 경험을 갖고

있고, 자신의 인생에서 여성에게 받았던 상처들

을 여성을 강간함으로써 복수한다고 생각한다. 

공격성은 청소년기부터 과도한 남성성의 표현으

로 추구되는데, 따라서 이들은 과속운전이나 과

격한 운동을 즐기며, 트럭운전사와 같은 남성적

인 직업을 택하기도 한다고 알려져 있다.

  Groth와 Birnbaum(1979)은 자기보다 두 배 이상

이나 나이가 많은 여성을 강간하는 사람들은 성

욕에 의해서가 아니라 희생자를 해치고 그녀의

가치를 떨어뜨리려는 분노에 의해 범죄를 저지

르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권력형 성범죄자.  자신의 우월성, 우세, 통제

를 매개로 성적인 범죄행위를 저지르는 이들은

성적인 만족감을 추구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성행위를 통하여 자신의 힘을 과시하거나 분노

를 풀려고 시도한다. 따라서 이들은 상대방에게

자기의 주체성, 성적인 능력 및 지배성을 증명

함으로서 자신 속에 있는 열등감, 외소감을 부

정하려고 안간힘을 쓰며 그래서 자주 이런 범

행을 저지른다. 이들의 성범죄 대상은 동년배

또는 연하의 여성인 경우가 많다(Groth, Burgess 

& Holmstrom, 1977). 그들은 보통 집 밖, 어두운

거리나 숲 속에서 공격하고 일반적으로 희생자

를 지배할 만큼의 무력만을 사용한다. 따라서 만

약 희생자가 강하게 저항하면, 더 심한 폭력을

사용하지 않고 오히려 도망을 가고, 이러한 유형

은 우발적이거나 무작정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

아니라 미리 목표를 선택하고서 준비한다. 이런

유형의 성범죄자들은 강간을 범하는 동안에 발

기상태를 유지시키는 데 문제가 있을 수 있으며, 

사정을 너무 빨리 혹은 늦게 하기도 한다. 사춘

기 초기부터 정상적인 이성애 경향이 발달되지

않고, 대신 노출증이나 관음증 등과 같은 특이한

성적 표현을 많이 했던 경험이 있다고 알려진다.

  어떤 사람들은 그들이 동성애 경향을 강하게

억압시키기 때문에 그러한 성격의 소유자가 된

다고 한다. 이들은 자신의 비정상적 행동과 동성

애적 욕망에 대한 죄의식 때문에 갈수록 고독하

고 수줍어하고, 여성에 대한 부적절감을 느끼기

도 한다(Burgess & Holmstorm, 1974). 또한 희생자

들은 대체로 신체적으로 상처를 받은 흔적이 없

으므로 다른 형태의 강간 희생자들보다 상대적

으로 비난을 더 많이 받는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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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학성 성범죄자.  분노와 권력이 성적으로

변형되어 가학적인 공격행위 그 자체에서 흥분

을 일으키는 정신병리학적 형태로, 희생자들은

공격자에 의해서 의도적으로 학대를 받으며 여

성이 무기력하거나 고통을 받는 모습 등에서 쾌

락과 만족감을 얻는다. 반항하는 희생자로부터

만족감을 얻기 때문에 희생자를 때리고, 목 조르

고, 입을 막는 등의 거칠고 가학적인 행위를 시

도한다(Amir, 1971). 

  기회주의적 성범죄자.  처음부터 성적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 재산범죄 등을 행하는 과정

에서 여성에 대한 성적 충동으로 인해 강간을

한다. 예를 들면, 강도 짓을 하는 동안 강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면 단순히 범하는 경우로

(Burgess & Holmstrom, 1974), 성범죄자 위험성 분

류에서 큰 의미를 갖지는 않지만 성행위를 도구

적으로 하는 것으로 보아, 이들은 공격적 성격이

나 반사회적 생활패턴이 내면화 되어있을 가능

성이 있다.

  성범죄자의 특성

  발달적 특성.  성범죄자는 성장과정에서 성적

학대나 다른 폭력의 피해경험이 있는 경향이 많

고 가족과의 관계도 문제가 있다(Hall & Barongan,

1997). 특히 부모와의 관계가 제대로 형성되어

있지 않아서 타인과의 관계형성에도 어려움을

보이는 등 초기 대인관계부터 장애가 있다. 이들

은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있으며, 사회적 상황에

서의 자신감이 부족하다. 부모를 모두 적대시하

고(Levant & Buss, 1991) 어머니와의 관계가 상호

적이지 못하고(Tingle, Bernard, Robbin, Newman & 

Hutchinson, 1986), 어머니와의 긍정적인 의사소통

이 낮고 이러한 경향은 강압 등을 통한 성범죄

와 관련이 되어 나타난다.

  성격적 특성.  성범죄자(Malamuth & Brown, 

1994)는 반사회적, 병리학적 생활방식과 같은 특

징적 생활양식을 보인다. 이들은 높은 수준의 반

사회적 성향을 지니며, 타인에 대한 감정이입 및

자기행동에 대한 자책감이 부족하고 자신의 행

위를 숨기고자 하는 성향을 보인다. 특히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상해를 입게 되는 피해자에 대한

감정이입의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다. 즉 공감능

력의 결핍이 나타나는데, 이들은 분노를 혐오로, 

두려움을 놀라움으로 대부분 잘못 인식한다

(Hudson, Jones, Marshall, Wales, Mcdonald, Bakker 

& McLean, 1993). 자기 보고식 질문에 의하면 이

들은 여성의 주장은 적대적으로, 다정한 것은 유

혹하는 것으로 여성의 감정을 해석하는 데 무능

했으며(Malamuth & Brown, 1994), 강간범은 피해

자들 역시 성을 원하고 즐거워한다고 잘못된 인

식을 한다. 또한 이들은 자기도취적 성향을 가진

다. 이들은 성-공격적인 행동에 몰입함으로써 자

신의 권위나 힘을 나타내려하고 성범죄를 통해

자신의 부족함과 나약함을 잊고자 한다. 이들에

게 나타나는 정신분열적 성향은 사회성 부족, 소

외감, 둔마된 단조로운 정서행위 등이다. 친구와

또래 집단이 부족하며 주요한 타인과의 관계가

매우 빈약하고 사회관계 자체가 정상적으로 발

달하지 못한 경우가 많다. 이들의 경계선적 성향

은 대인관계를 매우 불안정하게 하고 소유욕이

강하며, 질투심이 많고, 의존성향이 높게 만든다. 

사고도 매우 극단적이며 양분적인 경향이 강하

며, 자신과 타인 모두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행위를 보인다. 수동적이고 공격적인 성향은 타

인과의 관계에서 자신감이 부족하며, 특히 분노

를 표현하는 상황에서 이와 같은 성향이 두드러

진다. 분노의 감정을 직접적으로 표현하기보다는

타인에게 해가 될 수 있는 방해물을 만드는 것

과 같은 간접적인 방법으로 표현한다. 해리적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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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은 행동이 의식과 분리되어 표출되는 경우를

의미하는데, 성과 관련된 일탈적 환상에 빠지는

경우가 흔하고, 내적으로 지나치게 몰두하기도

한다. 일상적인 수준에서는 이해하기 힘든 사고

와 행동에 몰입하며, 사고와 행동이 성과 관련되

는 경우가 많다고 알려지고 있다(Carich, Newbauer 

& Stone, 2001). 

  인지적 특성.  성범죄자는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 올바른 의사소통능력의 부족 등으로 인해

자신의 행동, 타인의 반응, 상황 등에 대해 적절

하게 인식하지 못한다(Carich, Newbauer & Stone, 

2001). 성범죄자들은 자신의 행위가 일반인에게

는 경멸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인지적 왜곡과

정을 통한 일탈행위를 수행함으로써 자기만족을

추구하고 이를 통해 자기 존중감을 유지하고자

노력한다. 또한 많은 성범죄자들은 자신의 행위

를 정당화하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유혹을 했다

는 주장을 하기도 한다(Becker, 1988; Bethea- 

Jackson & Brissett-Chapman, 1989; Fillmore, 1987; 

French, 1989; Margolin, 1984; McConaghy, 

Blaszczynski, Armstrong, & Kidson, 1989; Rowe, 

1988; Ryan, Lane, Davis, & Issac, 1987; Shoor, 

Speed, & Bertelt, 1966; Scully & Marolla, 1984; 

Pollock & Hashmall, 1991).

  이들의 이러한 인지적 왜곡은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고, 핑계 거리를 제공하고 행위자체를

부정하고 최소화함으로써 성관련 일탈행위를 지

속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따라서 왜곡된 인지

과정은 성범죄자가 일탈적인 범죄행위를 지속시

키는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Carich et 

al., 2001).

  사회적 특성. 성범죄자는 사회적 기술이 부

족하다(Brittain, 1970; MacClloch, Snowden, Wood, 

& Mills, 1983, Dietz et al, 1990; Boss, 1949). 불충

분한 사회적 기술은 이들을 동료관계로부터 고

립시키고 연령에 맞는 사회적 관계 발전을 저해

한다. 특히 아동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르는

성인인 경우 특히 동료와의 관계형성을 잘 못한

다고 알려져 있고, 그래서 자신보다 나약해 보이

는 아동과 관계를 맺는 것이 쉽다고 생각하여

아동을 대상으로 범죄를 한다(Chaplin, Rice & 

Harris, 1995).

경험적 연구를 통하여 검증된 성범죄의 주요 심

리적 원인

  위에서 살펴봤듯이 성범죄와 관련하여 여러

가지 동기심리학적 특성들이 있다. 여기에서는

경험적 연구 자료를 통해 성범죄 동기로 가장

많이 설명되고 연구 주제가 되는 세 가지 구체

적인 요인인 성적환상, 고립감, 정서공감력에 대

해 살펴보기로 한다. 

  성적 환상

  가학성 범죄의 동기원으로 환상의 중요성은

이미 여러번 밝혀진 바 있다. 가학적 범죄 시 그

들의 마음상태는 환상 상태에 놓여있고, 한 번

성적살인을 한 사람과 비교했을 때, 연쇄살인(성

적)을 한 집단은 환상과 좀더 의미있게 관련되어

있었다(Grubin, 1999). 이것은 실제적으로 면접자

들에서 뿐만 아니라, 관음증과 물품도착(fetishism)

과 같은 행동과, 상상에서 나타난 것을 사전 연

습하는 범죄와 조직화된 범죄현장을 남기는 습

관을 지닌 범죄자들을 통해서도 나타났다. 

  성적 환상과 관련된 연구 중 하나는 ‘왜 가학

적 범죄자가, 그들의 환상 상태에서 범행을 하는

가’에 대한 설명과 ‘유사한 환상을 지닌 성격장

애자들을 설명’하는 방법이다. 여기에서는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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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 나르시스틱하고 반사회적 특성들을 함께

설명해낸다. 또 다른 접근방법은 과거력과 행동

적 변인을 찾는 것인데, 성적 환상은 부모와 분

리되었던 과거력, 신체적․성학대와 가학적 범죄

자들에게 있는 성도착적 행동에 의해 강한 영향

을 받는다. 그들은 좀 더 나아가 초기 애착관계, 

초기 외상, 폭력적 환상의 일상 및 환상과 행동

이 그들의 사고패턴에 반복적으로 영향을 미친

다(Burgess et al., 1986; Dietz et al., 1990). 이런 환

상과 관련된 연구 결과들을 살펴보면, 환상은 틀

림없이 가학성 범죄자에 있어 중요한 위험인자

이지만, 성적 환상 그 자체가 성범죄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고 환상의 전이, 단계적인 행동실행이

나 범죄가 고무된 불분명한 고리 등이 함께 작

용되어야 최종적인 가학적 성범죄가 형성됨

(Grubin, 1999)을 알 수 있다.

  고립(Isolation)

  성적 살인범과 강간범의 비교에서 발견된 흥

미로운 결과는, 성적 살인범들은 살인을 저지르

지 않은 강간범들에 비해 고립감의 정도, 사회

및 정서성이 다르게 나타났다는 것이다(Brittain, 

1970; MacClloch et al., 1983, Dietz et al, 1990; 

Boss, 1949). 살인자(어린이)의 거의 반은 고독한

사람이고 또래집단의 구성원이 아니었고 특히

성인인 경우 거의 1/3은 다른 사람들과 접촉을

하지 않는 사회적으로 완전히 고립된 사람이었

다. 살인자의 거의 반은 그들의 범죄 시 혼자 살

고 있었고, 60% 이상은 그들의 인생에서 여성과

친밀한 관계를 가져본 경험은 매우 적었으며, 나

눔과 신뢰 상황에서 정서가 제한적으로 작용하

는 경향을 갖고 있었고, 성적 살인자의 86%는

그들의 성장환경 상 그런 특성들 중 적어도 한

개를 갖고 있었다. 이 같은 사회적 및 정서적인

고립은 가학적 범죄자와 성적 살인범 연구에서

일관되게 나타난다. Brittain(1970)은 가학적 살인

범은 내향적이고, 소심하며, 사회적으로 고립되

어 있다고 말했으며, MacClloch 등(1983)은 유년기

에 가학적 범죄자가 사회적 관계에 있어서 일반

적으로 어려움을 겪었음을 보고하였고, Dietz 등

(1990)은 성적 가학자들은 대체로 나르시즘이 있

다고 설명했다. Boss(1949)도 가학 변태 성욕자를

고 립

가학적 환상

(가학적이지 않은 범죄자)

어떤 성적인 행동도 상대방과

      합의하지 않음, 매춘

조직화

발달적

정서공감
+ -

강간

가학적 범죄 살인

(정서)              (조화)

그림 1. 정서와 고립의 영향(인용 Grubin,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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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ll of grey glass”라고 기술하면서 이들은 세상

과 분리되어 있음을 강조하였다. 

  정서공감력(Empathy)

  정서공감력(Grubin, 1999)은 자기개념화와 감정

에 대한 이해 및 타인에 대한 반응 능력으로, 인

지적인 면과 감정적인 두 가지 측면으로 이뤄져

있다. 타인인식에 대한 인지적 능력으로, 종종

투사로 설명이 되는 측면과 인식에 따라 나타나

는 정서적 반응으로, 슬픔, 동정이나 타인이 고

통을 받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느끼는 관련성

등을 얘기한다. 정서공감력의 두 측면 모두 비정

상에 영향을 끼치는데, 이것은 타인에 대한 인식

능력이 없거나 타인에 대한 인지적 느낌은 갖지

만 정서적인 반응이 부적절한 경우 등(예를 들

어, 타인이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을 볼 때 기쁘거

나 분노하고, 성적인 각성을 느끼는 경우)으로

나타난다.

  정서공감력에서의 비정상성은 성적 공격행동

시 다른 행동과 상호 작용한다. 만약 타인의 고

통이나 아픔을 이해하거나 인식하지 못한다면, 

피해자의 고통상황이 가해자에게는 아무런 의미

가 없을 것이고, 성적인 만남이나 공격은 살인

을 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증가될 것이다(Grubin, 

1999).

성범죄 재범 연구 및 예방

성범죄 재범 연구

  성범죄에 대한 연구는 이론에 근거한 경험적

인 연구 결과들로 검증된다. 따라서 성범죄 재범

및 예방과 관련하여 경험적인 연구의 필요성은

항상 강조되어 왔다. 성폭력 재범관련 연구에서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것은 적용범위 및 대상과

함께 이런 경험적 연구를 위한 위험요소는 무엇

으로 할 것이며, 어떤 것을 종속측정치로 설정하

느냐 하는 것이다. 측정요소(독립변인 및 종속변

인 각각)에 따라 재범예측의 신뢰도와 타당도가

각기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Vizard, Monck, & 

Mish, 1995; Becker & Hunter, 1997; Kahn & 

Chambers, 1991), 범죄예측을 정확히 실시하기 위

해서는 연구설계의 기본가정부터 결과 검증까지

전 단계에 걸친 설계가 매우 구체적으로 기술되

어져야 한다. 재범예측에 대한 결과는 차별적인

추적조사 기간, 표본 특성에 따라 검증되고, 이

런 추적조사 연구를 통해 성범죄 및 일반범죄의

재범예측인자가 다름이 밝혀졌다(Becker & Hunter,

1997; Kahn & Chambers, 1991; Sipe, Jensen, & 

Everett, 1998; Rubinstein, Yeager, Goodstein, & Lewis,

1993). 따라서 여기서는 성범죄와 관련하여 보다

밀접한 요소들은 어떤 것이 있으며, 각기 어떤

방법으로 성범죄를 예측하는 지 살펴보기로 하

겠다. 

  성범죄 재범 및 위험연구에 대한 범죄사회

학적 접근

  일반적으로 범죄예측에 대해 가장 접근이 쉽

고 기본적인 영역이 바로 사회학적 재범예측이

다. 이 영역은 사회학의 영역으로 여기서 다뤄지

는 요소들이 범죄자 지표 및 재범연구의 기틀을

마련했고 많은 제도적인 변화와 함께 지금까지

범죄학 연구의 주류를 이뤄왔다. 일반적으로 “초

범연령, 사회에서의 고립, 초기 발현된 품행장애, 

정신병질과 성범죄 시 무기나 죽일 것 같은 위

협이나 3번 혹은 그 이상의 전과(다른 범죄)” 등

이 재범예측의 중요 예측인자로 사용된다. 하지

만 이런 예측인자들이 일반 범죄에 대한 예측력

은 있지만, 성범죄 재범을 정확히 예측하지는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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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이 밝혀졌다(Langstrom, 2000, 표 1 참조). 

  Langstrom(2000)는 ‘이전 성범죄, 빈약한 사회

기술, 남성피해자 선택과 두 명 혹은 그 이상의

피해자’에 대한 성범죄가 성범죄 재범과 관련되

어 있음을 발견하고(표 1 참조), 다시 과거력 및

임상적 특징을 바탕으로 사람초점2)(Magnusson, 

표 1. 성범죄 및 일반범죄 재 유죄판결에서의 추정 예측인자 Cox 회귀 위험율

성범죄 재범 일반범죄 재범

기본율 eB 90%CI eB 90%CI

과거력

   불행한 가족상태 28 1.20 ( .37- 3.84) 1.69 ( .87-3.29)

   낮은 학교 수행 및 조절 37 2.11 ( .70- 6.37) 1.19 ( .64-2.20)

   15세 이전의 품행장애 징후 52 .68 ( .23- 2.06) 3.81 (1.89-7.68)

   이전의 다른 성범죄 행동 28 3.67 (1.21-11.07) 1.53 ( .81-2.90)

   이전의 다른 폭력 유죄판결 20 .49 ( .09- 2.82) 2.12 (1.10-4.10)

   3번 혹 그 이상 유죄판결(다른 범죄) 26 .93 ( .25- 3.47) 2.56 (1.32-4.95)

임상적

   빈약한 사회 기술력 30 3.19 (1.06- 9.62) .61 ( .31-1.22)

   지능적 손상 및 두뇌 손상 22 1.73 ( .41- 7.22) 1.83 ( .89-3.75)

   낮은 공감능력 24 1.54 ( .48- 4.93) 1.80 ( .93-3.50)

   정신병질(전체 PCL-R ≥ 26) 20 1.21 ( .32- 4.53) 2.42 (1.21-4.84)

   물질남용 문제 41 1.15 ( .38- 3.47) 1.43 ( .78-2.64)

   무직이거나 학생이 아님 37 .18 ( .03- 1.04) .74 ( .39-1.41)

   범죄에 대한 전반적인 부인 20 .03 ( .00- 8.01) .54 ( .24-1.23)

범죄관련

   접촉없는 범죄 15 3.17 ( .99-10.20) .71 ( .29-1.72)

   12세 이하의 다른 범죄 피해자 35 1.37 ( .46- 4.15) 1.10 ( .60-2.04)

   다른 남성 피해자 13 3.66 (1.14-11.72) 1.45 ( .65-3.25)

   이방인 피해자(모르는 사람 피해) 44 2.84 ( .89- 9.11) .98 ( .54-1.81)

   피해자 삽입 76 .36 ( .12- 1.08) .93 ( .47-1.83)

   죽음에 대한 위협 및 무기 사용 44 .42 ( .11- 1.57) 1.96 (1.06-3.63)

   피해자 신체적 손상에 대한 치료 요구 15 .86 ( .15- 4.93) 2.21 ( .86-5.70)

   둘 혹은 그 이상 범죄력 46 2.86 ( .89- 9.17) 1.01 ( .55-1.86)

   둘 혹은 그 이상의 피해자 28 4.02 (1.32-12.21) 1.03 ( .52-2.03)

표 인용 Niklas Langstrom,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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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을 적용하여, 청소년 성범죄자들의 범죄 유

형과 범죄 피해자 대상 및 범죄자의 임상적 특

징을 총 5집단으로 나누어 특성을 분석3)하였다

(Langstrom, Grann, & Lindlad, 2000). 이 분석결과

성범죄 재범과 관련하여 가장 상관이 높은 집단

은 바로 2집단이었다. 하지만 그것은 그 집단의

실제 위험성 때문이 아닌 조작적 정의4)에 의해

나타난 효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성범죄 예측

2) 대비되는 연구초점으로, 연쇄범죄와 관련된 수사

에서의 범죄현장분석(변인초점)이 있음.

3) 1집단 - 공공장소에서 모르는 남자 어린이피해자

의 치한 범, 범죄는 최소한 구강의 성기삽입, 폭력

지수는 중간이하를 사용한 가해자들

  2집단 - 성인이나 여자 친구를 대상으로 전시적 행

동을 한 접촉이 없는 청소년 성범죄자 그룹, 거의

90%가 여러 전과가 있고, 70%가 한명 이상에 대한

범죄가 있으며 폭력 수준은 낮은 편인 가해자

  3집단 - 모르는 청소년이나 성인 여자피해자를 대

상으로 공공장소에서 접촉하여 범죄를 한 그룹으

로, 그들 중 80%는 적어도 성기를 그들의 피해자

에게 삽입하고 사례 중 75%의 가해자는 구강이나

손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생식기에 가해, 적당히 높

은 폭력성이 나타난 그룹

  4집단 - 은밀한 장소에서 자신이 알고 있는 어린

이 피해자에게 성적인 행동을 했고, 30% 이하는

한명 이상의 피해자가 있고, 70%는 같은 피해자에

게 한번 이상의 범죄를 저질렀으며, 40%는 적어도

한 명의 남성피해자를 폭행했다. 거의 모든 사례에

서 성기삽입은 이뤄졌고, 모든 삽입은 구강으로 강

압적으로 피해자의 성기에 행해졌고, 범죄-관련 폭

력성의 낮은 수준을 갖고 있는 그룹

  5집단 - 알고 있는 청소년이나 성인 여성 피해자

를 대상으로 강간을 한 그룹으로, 범죄는 항상 내

부에서 발생했고, 구강이나 손의 사용은 결코 없이

최소 성기 삽입이 이뤄졌다. 이 가해자들은 상당히

높은 폭력성을 갖고 있었고 특히, 40%는 다른 군

집에서 나타나지 않는 것과 비교해서 무기의 사용

이 있는 집단

4) 종속측정변인 : “한 명 혹은 그 이상의 범죄피해

자”나 “한 번 혹은 그 이상에서의 범죄”로 정의

이 가능한 요소라고 할지라도 정적인 사회적 재

범위험요소는 위와 같은 한계에 도달하게 되므

로, 성범죄 재범연구는 보다 깊이 있고 역동적인

측면으로 연구의 폭을 확장시켜 나가게 된다.

  성범죄 재범 및 위험연구에 대한 신경․정

신과적 접근

  성범죄 예측 시, 가장 먼저 고려되어야 할 부

분이 성범죄의 신경․정신과적인 접근영역일 것

이다. 위의 연구에서 성범죄예측과 가장 상관이

높은 2집단의 경우, 이들은 대체로 정신과적 과

거력, 전환성 질병 및 기능결함을 나타내었고, 

동기조절의 결함, 간질, 시각 및 청각적 기능결

함과 같은 신경증․신경정신적 장애에 대부분

영향을 받는 이들로서, 성범죄재범과 관련은 있

지만 폭력성이 없고 청소년과 모르는 사람을 대

상으로 외부에서 저질러지는 전시성 성적 재범

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Langstrom, 2000). 즉 이

들의 범죄행위는 자기 의지적이나 목적성을 띈

것이 아닌 몸의 이상에 의해 왜곡된 각성정도나

환상 등을 통해 나타나는 것으로, 이들은 형사책

임능력자라기보다 심신미약 이하의 진단으로 치

료를 필요로 하는 정신질환자 분류에 해당되는

경우일 것이다. 따라서 범죄 예측 및 위험성과

관련하여 이들에게는 범죄 피해자 수나 횟수(정

적 요소)에 가중치를 두기보다는 이들의 정신적

손상의 정도 및 왜곡된 각성 정도 등을 파악하

고, 보다 적절한 처우방안 등을 예측연구와 함께

병행시켜나가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성범죄 예측 시에는 범죄자의 신경․정

신학적 손상여부를 살펴, 범죄자와 질환자의 구

분을 명확히 하는 과정도 빠져서는 안될 아주

중요한 부분인 것이다. 이는 범죄 예측뿐만이 아

닌 양형 시 보호감호자와 수형자를 구분하는 첫

단계이기도 하기에, 형사정책체계의 전문성과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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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성을 키우는 데도 이바지 할 수 있다. 

  또한 Gretton 등(2001)은 PCL-R을 사용하여 성

범죄자들을 구분하고, 음경크기를 평가하여 재

범가능성을 측정하였다. 이 연구에서 PPG

(Plethysmographic)평가는 남녀의 성교(합의한 상황)

시의 발기상태를 기저선으로 사용하고, ‘남성과

여성 성인, 청소년, 청소년 전기, 아동의 누드’와

‘성인 남자와 여자, 청소년, 아동들’의 여러 조합

을 포함한 합의적, 강압적, 또는 속임수를 통한

성행위 내용의 스크립트를 제시하여 성기반응을

펜 기울기의 mm로 기록5)하였다. 보통은 초기 비

디오 크립의 표현(합의적 성교상황)동안 발생되

었으나 몇 몇 경우에서는 다른 자극(일탈적 상황

- 예를 들어, 어린이, 강제적이거나 속임수를 통

한 성행위)시 나타났다(Gretton, McBride, Hare, 

O'Shaughnessy, Kumka, 2001). Rice와 Harris(1997)는

성범죄자 사이의 PCL-R이 폭력재범에 있어서 강

력한 예측인자라고 보고했지만, 성범죄 재범에

있어서는 PCL-R점수와 일탈적 성적 각성의 성기

크기 증거와 결합시 보다 좋은 예측력을 갖고

있음을 발견했다. 이들은 정신병질과 일탈적 성

적 각성의 조화가 좀더 성범죄를 잘 예측할 것

이라는 주장을 통해 성범죄 재범예측과 관련된

생리적 각성반응의 중요성을 언급하였다. 하지만

Saunders와 Award(1988)는 청소년의 PPG 검사실시

에 대해 다음과 같은 경고를 한다. 

  (1) 청소년에 대한 음경크기실험에서 검증된

어떠한 신뢰도, 타당도나 예측력도 공표되어서는

안 된다.

  (2) 실시자는 실시에 대한 동의가 어렵다는 것

을 알아야 한다, 그 범죄자 자신은 물론 그의 부

모에게까지 동의를 받아야만 한다.

  (3) 이 스크립트(일탈된 성적 각성의 명백한 기

5) Farrell SP-300 2채널 휴대용기

술)가 16세 이하의 청소년에게 노출됨으로 인해

오는 윤리적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다. 

  따라서 성범죄자가 일탈된 스크립트에 대한

신경 생리학적인 이상을 나타낸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연구가 야기하는 윤리적인 문제를 간과

할 수는 없기에 우리는 예측이 가능하면서도 윤

리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을 개인 내적인 요인을

발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성범죄 재범 및 위험연구에 대한 심리학적

재범요인

  재범요인에 대한 사회학적인 접근 및 신경․

정신학적 접근에서 나타나는 각각의 한계를 보

다 명확히 풀어줄 요인이 바로 성범죄 재범연구

에 대한 심리학적 접근일 것이다. 이 접근은 사

회학적 요소(정적요소)처럼 고정되어 있지 않아

서 보다 역동적인 관계성을 살필 수 있고, 신

경․정신학적 영역보다 자유의지(의식)적 개념

이 적용가능하기 때문에, 재범예측은 물론 개입

에 대한 계획까지도 가능한, 보다 실질적인 접

근방법이라고 여겨진다. 따라서 이 심리학적

영역은 경험적 연구를 통한 정서(Emotion)의 결

핍, 정신병질과 반사회성, 부인(Denial)과 최소화

(Minimization)의 부분을 통해 좀 더 세분화하여

살펴보기로 하자. 

  정서의 결핍 (Deficit of Emotion).  앞 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공감능력(Empathy)의 결핍은

성폭력관련 범죄자에게 공통적인 특징으로 나타

난다. Lindsey, Carlozzi, & Eells(2001)는 Davis의

IRI(Interpersonal Reactivity Index, 1983)를 이용한

연구에서 세 집단6) 각각의 의미있는 차이를 발

6) 보통 성범죄 예측 연구 시 ‘성폭력 범죄자, 성폭력

관련 없는 범죄자, 일반인’의 집단으로 연구를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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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하였다.

  그 결과는 사후검증을 통한 각 하위 척도간

비교에서도 각각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내었는데, 

청소년 성범죄자와 성폭력관련 없는 청소년 범

죄자간의 비교에서는 ‘공감능력관련 척도(EC)’에

서, 청소년 성범죄자와 일반 청소년간의 비교에

서는 ‘개인적 스트레스7)척도(PD)’에서 유의미한

시한다.

차이가 나타났다. 또한 성폭력이 아닌 청소년 비

행범과 일반 청소년간의 비교에서도 ‘개인적 스

트레스척도(PD)’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이는 강

한 감정적 상황에서의 청소년 성범죄자의 취약

7) Davis는 개인적 척도점수가 적대감, 분노, 흥분성, 

의심과 정적으로 연관되어있다고 보고하였다(1996).

개인적 스트레스는 범죄 피해자에 대한 스트레스

에 초점을 두는 능력등이 억제된 자기중심적성을

반영한다.

표 2. 집단 간 Interpersonal Reactivity Index(IRI) 하위척도상의 평균점수

집 단 평균 표준편차 사례수

공감관련 척도

   청소년 성범죄자 13.41 3.81 27

   성폭력이 아닌 청소년 비행범 17.07 4.43 27

   일반 청소년(비범죄 청소년) 15.07 5.38 27

   계 15.19 4.77 81

환상 척도

   청소년 성범죄자 14.96 5.33 27

   성폭력이 아닌 청소년 비행범 11.67 4.45 27

   일반 청소년(비범죄 청소년) 12.63 4.36 27

   계 13.09 4.88 81

개인적 스트레스

   청소년 성범죄자 11.15 4.00 27

   성폭력이 아닌 청소년 비행범 11.85 5.29 27

   일반 청소년(비범죄 청소년) 8.00 4.63 27

   계 10.33 4.91 81

사회적 기술능력

   청소년 성범죄자 11.04 4.03 27

   성폭력이 아닌 청소년 비행범 12.48 5.91 27

   일반 청소년(비범죄 청소년) 13.59 5.19 27

   계 12.37 5.15 81

표 인용(Lindsey et al.,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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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은 성학대 순환(Sexual Abuse Cycle)의 침전상(沈

澱象)이 원인이 됨으로 개념화된다고 하고(Lane, 

1991), 범죄의 순환은 보통 강한 상황에 대해 의

지할 데 없고 무력한 범죄자의 반응으로 유인된

다고 하였다. 그런 느낌들은 환상과 같은 힘으로

변화되고, 그것이 좀 더 쉽게 범죄행동과 같은

인지적 왜곡을 갖게 한다(Lindsey et al., 2001)고

정리했다. 

  

  정신병질과 반사회성(Psychopath and Antisocial).  

심리학적 예측에서 빠져서는 안 될 중요한 유형

이 바로 정신병질자의 개념이다. 최초로 정신병

질자의 심리적 특성에 대해 정의를 내린 Cleckly 

(1976)에 따르면 이들은 외관상으로는 상당히 정

상적으로 보이고 지능도 보통 이상의 수준을 지

니고 있지만, 극단적으로 이기적이며 타인을 자

신의 목적 달성의 도구로서 이용하며 무책임하

면서 냉담하고 쉽게 거짓말을 하는 특성을 지닌

다고 한다. 

  최근의 연구들(Hare, 1996; Hare, Forth, Stachan, 

1992)은 전체 인구의 약 1%, 그리고 수형자들의

약 15%에서 25% 정도가 이 범주에 해당되며 이

들의 재범가능성은 그 어떤 범죄 집단보다도 더

높다는 사실을 보고하고 있다. 범죄자들 중 재범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알려진 정신병질자

집단의 신경심리적, 인지행동적 특성은 상당히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반복적으로 관찰되어 왔

다(Kosson, Suchy, Mayer, & Libby, 2002; Patrick, 

Bradley, & Lang, 1993; Patrick, Cuthbert, & Lang, 

1994; Sutton, Vitale, & Newman, 2002). 

  많은 연구와 사례에서 성폭력범죄, 반사회적

행동에 있어서의 정신병질은 의심할 여지가 없

는 것이다. Porter등(2000)은 다른 성범죄자들과

비교해 봤을 때 정신병질 성범죄자들은, 비폭력

범죄, 성과 관련되지 않은 폭력범죄에서는 유죄

판결을 더 많이 받았고 오히려 성범죄에 대해서

는 유죄판결을 덜 받는 것을 발견했다. 

  이는 일반적으로 ‘보편화된 경향, 속이고, 자기

중심적인 태도나 타인의 존재나 권리를 무시하

는 행동들’들로 이뤄진 현재 정신병질자에 대한

범죄지표의 경직성에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Gretton et al, 2001). 유죄판결 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원인의 발견은 정신병질자에 대한 이

해의 폭을 한층 더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재범 및 위험성 평가체제가 완전히 체계화되지

않은 국내 실정에서, 이들이 법망을 빠져나갈 가

능성이나 재범 위험성의 증가를 무시해서는 안

될 것이다. 따라서 성범죄자 중 정신병질자의 변

별필요성은 무엇보다도 시급하지 않을 수 없다.

  부인(Denial)과 최소화(Minimizing).  앞 장에서

나왔던 범죄행동의 원인은 아니지만, 거의 대부

분의 청소년 성범죄자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발견

되는 것은 범죄행위의 부인이고(Becker, 1988; 

Bethea-Jackson & Brissett-Chapman, 1989; Fillmore, 

1987; French, 1989; Margolin, 1984; McConaghy, 

Blaszczynski, Armstrong, & Kidson, 1989; Rowe, 

1988; Ryan, Lane, Davis, & Issac, 1987; Shoor, 

Speed, & Bertelt, 1966), 만약 범죄를 인정하더라

도 횟수나 심각성과 과거 성범죄 경력 등을 최

소한으로 축소시켜 보고한다는 것이 밝혀졌다. 

부인과 최소화는 성인범 연구를 통해 발견8)

(Scully & Marolla, 1984)했던 것인데, 이는 Pollock 

8) 범죄자는 피해자가 자신을 유혹한 것이지 자신은

성폭행을 한 게 아니고, 상대방(피해자)이 성적으

로 문란하다거나, ‘no’라고 말하지 않은 것을 ‘yes’

를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더욱이 강간범의 69%가

피해자가 강간을 즐겼다고 주장하고, 술 때문이었

다거나 불행한 어린 시절, 약물사용 등의 이유를

대면서 범죄를 부인 및 최소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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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shmall(1991)의 아동 치한범 대상의 연구에서

도 같은 결과가 나타났다. 

  연구결과 성범죄자의 효과적인 처치와 정확한

사정 모두에서 부인과 왜곡(최소화) 현상은 어느

연령대의 성범죄자에게서든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또한 가해자의 가족이나 친구들 역시

가해자의 진술을 옹호하며, 가해자를 지지하는

경향이 나타났다(Stevenson, Castillo, & Sefarbi, 

1989). 범죄 행동의 부인, 최소화와 책임감 등에

대한 유형들을 토대로 강간범과 아동 치한범, 성

인 범과 청소년 범에 대한 각각의 Denial and 

Minimization Checklist를 만들어 각기 평가가 가능

하고, 서구 사회에서의 가해자 치료 시 부인과

최소화 정도 평가는 치료 시작임과 동시에 가해

자 태도변화를 위한 동기화로 사용이 된다

(Margolin, 1983; Saunders & Awad, 1988; Stenson & 

Anderson, 1987).

  청소년 성범죄의 재범 요인

  비행청소년과 성인범죄자들을 대상으로 장기

종단 연구에서 약 5%에서 6% 정도의 범죄자가

전체 범죄 중 50%이상의 범죄를 저지른다거나

(Farrington, 1983; Farrington, Ohlin, & Wilson, 

1986; Wolfgang, Thornberry, & Figlio, 1987), 아동

기 때 공격성 수준 상 상위 5%에 해당되는 소년

들 중 약 39%가 10년이 지난 후에도 여전히 평

균 이상의 공격성을 유지한다(Patterson, 1982)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그들은 자기중심성과 죄

책감의 결여, 동정심과 수치심의 부족, 애정능력

의 부재 및 통찰력의 부족, 경험에서 배우는 능

력의 부족, 피상적인 매력 등(e.g., Hare, 1970, 

1986, 1996; Hare, Forth, & Stachan, 1992) 공통된

특성으로 정리되는 정신질병자들인데, 이렇게 성

범죄 예측 및 위험성과 관련된 이런 소양은 이

미 청소년기에 발현되므로, 청소년 성범죄자에

대한 연구는 더욱 가치 있는 노력이 되는 것이

다. 

  또 다른 청소년 성범죄자들의 차별적인 추적

조사 기간, 표본 특성과 재범측정 등을 위해 제

시한 임상적인 재범 자료들(Becker & Hunter, 

1997; Kahn & Chambers, 1991; Sipe et al., 1998)에

서도, 추적기간 6년의 성범죄 재범율은 7.5%～

14%, 이에 상응하는 일반범죄 재범은 40%～60%

로 나타났지만, 8년에서 19년에 걸친 추적조사에

서는 명백하게 폭력을 동반한 청소년 성폭행자

들의 37%가 성적인 재범을 저질렀다(Rubinstein, 

Yeager, Goodstein, & Lewis, 1993). 

  또한 Smith와 Monastersky(1986) 및 Kahn과

Chamber(1991)의 청소년 성폭력범 추적조사에서

도 청소년 범죄자의 나이, 빈약한 사회적 기술과

무단결석 등을 포함한 학교에서의 행동적 문제

는 청소년 성범죄자들 사이의 일반범죄 재범율

과 상관성이 있었고, 성범죄에 대해서는 성범죄

관련의 기결, 청소년 범죄자 나이, 언어적 위협, 

범죄부인 및 피해자 비난 등이 유의미하게 나타

났다(Langstrom, 2000). 

  즉, 단순히 발달시기 상 발현되는 공격성의 표

출로 치부해버리기에 청소년 성범죄자의 평생

지속성은 대단히 강력하다는 것이 학자들의 주

장이다(Abel, Mittleman, & Becker, 1985; Becker & 

Abel, 1985; Longo & Groth, 1983; Groth, Longo, & 

McFadin, 1982). 따라서 서구사회에서는 이미 청

소년 성범죄자들에 대해 앞서 언급했던 여러 요

소들을 통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들에 대한 적극

적인 개입을 실시하고 있다. 더욱이 최근 들어

고위험성 범죄의 연령이 점차 낮아지고 있는 국

내 실정을 감안해 봤을 때, 청소년 성범죄자들에

대한 연구는 촉각을 다투는 쟁점이 아닐 수 없

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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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재범예방

  앞부분에서 거론했듯이, 모든 성범죄의 상당

부분이 청소년기에 시작될 가능성이 크고, 특히

모든 강간범의 20%, 그리고 아동에 대한 폭력의

50%이상이 청소년들에 의해 이뤄진다고 평가

(Deisher, Wenet, Paperny, Clark, & Fehrenbach, 

1982; Showers, Farber, Joseph, Oshins, & Johnson, 

1983; Abel, Mittleman, & Becker, 1985; Becker & 

Abel, 1985; Longo & Groth, 1983; Groth, Longo, & 

McFadin, 1982)되었기 때문에, 성폭력감소를 위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청소년범죄자에 대한 처

치를 장기적으로 하는 방법 뿐(Barbaree & 

Cortoni, 1993)이라고 학자들은 입을 모으고 있

다. 따라서 형사정책과 정신건강전문가들 및 모

든 영역에서 청소년 성범죄자 치료의 중요성은

점차로 부각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 1982년에 겨

우 20개의 불과했던 청소년 성범죄자에 대한 처

치프로그램이 중요성의 인식으로 인해 10년도

채 안된 1988년에는 특화된 청소년성범죄 프로

그램만도 520개 이상으로 확산되었다(National 

Adolescent Perpetrator Network, 1988).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우리나라와 다른 그들

의 대처방안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이미

여러 학자들에 의해 많은 프로그램이 소개되고

실시되었지만(e.g., Becker, 1988; Elliot, 1987; 

Fillmore, 1987; Groth, Hobson, lucey, & St. Pierre, 

1981; Johnson & Berry, 1989; Kahn & Lafond, 

1988), 이들은 10여 년이 지난 후에도 체계적인

연구 결과가 미흡하다며 치료결과의 효과성을

더욱 명확히, 잘 평가하기 위한 연구를 끊임없이

해오고 있다. 이는 하나의 완벽한 결과, 정답만

을 요구하는 한국적 현실에서는 도저히 불가능

한 연구 태도이다. 

  더욱이 놀랄만한 것은 이들은 미국 전 주의

800개가 넘는 모든 전문가 그룹이 연계망(The 

National Adolescent Perpetrator Network)을 이뤄서

“지역사회의 옹호, 체계와 법적 반응, 사정 및 처

치” 등 전반적인 부분을 함께 논의하고 연구하

며, 진행 역시 모든 형사사법기관과 임상적 중재

가 함께 이뤄지고 있다(Barbaree & Cortoni, 1993)

는 것이다. 이 청소년 가해자 프로그램을 시행하

기 위해서는 먼저, 치료자와 가석방(보호관찰) 담

당자, 가해자 가족 및 피해자 가족까지도 문서로

계약을 해야 한다. 치료의 목적은 가해자의 설명

능력과 치료에 대한 책임감과 미래 범죄 예방을

증가시키는 것이지만 이들에 대한 치료는 여기

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높은 위험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과 가해자의 소재파악 및 이사 등에 대

한 확인이 광범위하게 조절 가능한 형사사법 관

계자의 결합이 빠져서는 안 된다(Margolin, 1983)

고 관계 정부와의 긴밀감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

는 범죄자 한 명에 대한 처리도 각 단계별(수사

기관, 사법기관 및 교정기관)로 다른 적용을 하

고 있는 실정인 우리나라와는 너무도 대조적인

모습이 아닐 수 없다. 

  청소년 성범죄자들을 위한 치료전략. 여기

서는 사회 전반적인 참여로 인한 청소년 성범죄

자들에 대한 치료전략의 간단한 소개 및 우리나

라에서도 적용가능한 성범죄 치료 모델을 제시

해 보기로 하겠다. 

  치료전략은 각 단계별로 범죄의 부인과 부정

에 대한 접근, 자기 행동변화에 대한 동기화로

시작이 되어, 주요한 부분으로 퇴행예방9)을 위한

처치를 다시 단계별로 나누어 실시한다. 즉, 일

탈적 성적 각성(Becker, Hunter, Stein, & Kaplan, 

1989)과 밀접하게 관련된 ‘자신의 피해화’(Ryan et 

9) 치료적 차원에서, 재범이라는 용어대신 퇴행(Relapse)

이라고 표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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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 1987; Showers et al., 1983) 정도의 감소, “건강

한 전성(Healthy Sexuality)”을 개발시키는 성교육

(Groth et al., 1981; Hains, Herrman, Backer, & 

Graber, 1986; Lombardo & DiGiorgio-Miller, 1988) 

및 성범죄의 동기화 요소10)들에 대한 조절들이

10) ① 사회 경쟁력 결여 ② 분노와 적대감 ③ 범죄

치료과정에 포함된다(Fillmore, 1987; Groth et al., 

1981; Hains et al., 1986; Lombardo & DiGiorgio- 

Miller, 1988; Ryan et al., 1987). 

  가능하다면 직접적인 직면을 통한 집단치료를

지향하고 직면 시에는 지지적인 환경이 비인간

적이거나 폭력적인 공격, 비수용적인 상황과 혼

동되지 않도록 주의한다(Margolin, 1983; Ryan et 

al., 1987; Stenson & Anderson, 1987).

  피해자 인식프로그램(Victim Awareness).  rbuthnot

등(1987)은 empathy가 억제되었을 시 공격성․반

사회성이 증가되고, 비행 청소년인 경우 정서공

감력이 빈약하고, 한 번의 범죄를 자기 스스로

낙인시켜 인지적 왜곡을 더욱 증가시켜 피해자

의 피해를 최소화하여 인식하고 있음(Chandler, 

1973)을 밝혔다. 하지만 그와 더불어 이런 청소

년들을 대상으로 정서공감력의 함양프로그램을

실시했을 때 재범예방은 물론 다른 일상생활에

서의 긍정적인 변화도 함께 관찰했다. 이와 더불

어 많은 정서공감관련 평가 및 처우방법이 소개

되고 실시되었다. 

  여기서는 ‘피해자 인식을 통한 정서공감력 함

양과 재범 예방’에 대해 살펴보겠다. 이는 앞서

말했듯이 관련기관에서 만의 접근이 아닌 지역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함께 참여하는 사회 통합

적인 접근을 통해 청소년범죄를 예방하고 관리

하는 차원으로서, 최근 범죄자에 대한 인권문제

가 쟁점화되고 있는 국내에 하나의 모델로 제시

될 수도 있을 것이다11).

적 사고․생활패턴․행동 ④ 물질남용 ⑤ 가족의

역기능

11) 하지만 이 모델에서도 정신병질자는 효과를 나타

내지 못하기에 대상에서는 제외된다. 즉 정신병질

자에게 사회 통합적 접근을 적용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고, 이들을 위해서는 별도의 연구가 진행되

어져야 한다. 

표 3. 성범죄들을 위한 치료 전략

치료 전 : 행동변화를 위한 동기 개발

    1. 부인

    2. 최소화

    3. 피해자 비난 → 피해자 공감

치료 계획

    4. 범행 선행요인 이해 및 범행 순환

치료 : 행동변화 목표

   일탈적 성적 행동

    5. 일탈적 성적 각성의 감소

    6. 인지적 왜곡의 제거

    7. 그들 자신의 피해화에 대한 논의

    8. 건강한 전성의 강조, 성교육

   범죄 관련 비 성적 요소

    9. 사회적 경쟁력 증가 및 분노 조절

   10. 범죄적 사고, 생활패턴 및 행동의 감소

   11. 물질남용 치료

   12. 가족의 역기능 및 범행를 지지한 친구들

  사후 처치 : 성범죄 재발 방지

   13. 퇴행예방에 대한 개발

     a. 내적 자기 조절력

     b. 외부적 수퍼비젼

   14. 퇴행 예방

   15. 사후관리

인용 Barbaree & Cortoni,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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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 인식 프로그램(VAP, Victim Awareness 

Program) 중 하나는 범죄 가해자가 직접 자신의

피해자를 대면(VOMP, Victim-Offender Mediation 

Program; Conference diversionary program)하여 피해

자의 고통과 피해를 확인하여 공감을 하는 형태

(Kadar, 1992; Brown, 1992)가 있다. 하지만 이

VOMP는 모든 피해자가 가해자를 만날 준비가

된 것이 아니고, 또한 이들은 단 한 번 만나며

상습적 기질이 적은 범죄자에게만 적용 가능하

다는 한계를 갖고 있어 교육적 구성요소가 분명

히 있기는 하지만, 교육적 요소보다는 중재나 보

상에 중점을 둔다. 

  또 하나는 인지적 공감능력(Empathy)의 향상으

로 인해 감정적 공감능력을 기능하게 하기 위한

피해자인식 프로그램이 있다. 이 프로그램은 대

체로 청소년 범죄자 그룹이 여러 회기에 함께

참여하여, 범죄결과 이해에 초점을 두어 회기를

진행시키고 VOMP와 달리 진짜 피해자는 쓰지

않고 대표자 설명을 듣는 것으로 공감능력을 향

상시킨다. 이 프로그램은 수감보다는 이해증진이

주 목표인 것이다. VAP의 사례를 간략히 아래에

제시한다. 

  

  가. California Youth Authority(1985～)

  프로그램 핵심은 피해자 대표로, 그들은 가해

자 그룹의 변호(변명)를 듣고, 피해자에 대한 연

구, 경찰관과 얘기하며, 피해자가 범죄피해에 대

한 도식적 구성원 지지를 포함하는 훈육방법으

로 개발되어지고 있다. 

  나. 영국, Rochester Youth Custody Centre 

  VAP와 달리, 피해자-가해자가 일회적이 아닌

반복적으로 만나 토론과 역할연습을 실행함으로

서 피해자에 대한 고통인식 및 범죄행위의 결과

에 대한 이해를 통해 행동의 조절 등을 학습하

게 된다.

  다. South Australia(1993)

  이 프로그램은 보호감호소나 지역사회 모두가

참여하여(8～9 session, 90분 정도), 범죄피해자와

범죄 결과를 처리하는 방법 등을 비디오나 다른

영상물로 제시(만약 가능하면, 피해자를 데려와

서 가해자에게 직접 듣게 함)하여, 범죄효과를

학습시킨다. 이 프로그램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분명한 관련성, 비행에 대한 지역사회의 적극적

인 역할, 피해자에게 좀더 많은 발언을 하게하고, 

참가 청소년(가해자)이 프로그램 내용에 흥미를

가져야 한다. 즉 어느 한 두 측면이 아닌, 지역

사회 전체의 협조적인 역할을 통해 재범을 방지

하는 효과를 갖는다.

  교정 및 많은 사회복지제도가 그렇듯이 이 피

해자 인식프로그램 역시 완벽하게 효과적인 프

로그램이라고 단언할 수는 없다. 그러나 전문성

을 기반으로 한 평가와 경험적인 자료 등이 합

쳐져 한국적 위험요소 분류 및 범죄자 특성을

구체화시키고, 청소년 범죄 및 위험성이 높은 집

단에게 지역사회 모두가 참여하는 사회 통합적

인 접근으로 범죄 예방을 실시한다면 내집단 응

집력이 강한 한국인의 특성상 충분히 적용의 효

과성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결론 및 제언

  서구사회에서와 마찬가지로 국내에서도 최근

에는 성폭력을 동반한 살인범죄 보고가 눈에 띄

게 늘고 있다. 이는 물론 대중매체로 인한 정보

의 폭이 확장되어 기존에는 알지 못했던 범죄에

대한 소식이 광범위하게 퍼지는 것일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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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분명한 것은 변태성욕(Paraphilia)적 범죄를

의심하게 하는 범죄가 늘고 있고, 인터넷 공유

등을 통해 가학적인 정보의 양이 기하급수적으

로 확산되고 있음도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런 현상이 변태성욕(Paraphilia)적 범죄양산의 시

작에 불과한 것임은 자명한 사실이다. 즉 기존의

동양문화권에서는 발견하기 힘들었던 이상 성욕

자들에 의한 범죄가 인터넷을 통해 잠재적인 기

질을 촉발시키고 개인간의 고립된 사회구조와

결합되어, 이상 성욕자들을 양산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언제나 어느 사회에서나 범죄 및 범죄자의 확

산속도를 앞서가는 제도 및 연구는 나오기 힘들

다. 하지만 지금의 성범죄 관련 증가 속도를 봤

을 때, 우리나라도 이상 성욕적 가해자의 수는

급격히 늘어날 전망이고 그에 대한 대책은 가히

낙관적이라고 예상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앞서

말했듯이 아직 국내에는 성범죄에 대한 개념적

분류조차 경험적인 근거에 의한 것이 아닌 법․

정책적인 분류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즉, 

점차로 늘어나는 가학적인 성범죄자 및 성범죄

에 대한 본질적인 분석 없이는 범죄 및 범죄자

양상의 파악은 물론 검거율 역시 하락의 추세를

밟을 것임은 자명하다. 더욱이 소위 말하는 단순

잡범이 아닌 높은 범죄 위험성을 지닌 범죄자를

검거하지 못한다는 것은 또 한번 치안행정에 치

명적인 타격을 입힐 것이다. 왜냐하면 본문에서

거론되었듯이 성범죄와 관련하여 높은 위험성을

지닌 범죄자들은 충동적이 아닌 매우 은밀한 방

법으로 대상자를 선정하고 치밀한 사전 계획 하

에 범행을 저지르기 때문이다. 더구나 많은 경우

성범죄 위험군은 겉으로는 적응적인 사회생활

및 가족관계를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을 검

거하기는 쉽지 않다. 청소년성매매(소위 원조교

제)를 하는 대상자 중 상당수가 고학력 및 중상

위층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지닌 자들로 구성

되어 있음을 보아도 알 수 있듯이, 성범죄는 막

노동자 등 하위 계층만이 저지르는 범죄가 아니

다. 더욱이 범죄는 개인의 궁핍에 의해 불가피하

게 발생한다는 전통적 가치관으로는 나름대로

독특한 기제를 가지고 있는 성범죄의 본질을 이

해하기 힘들기에 한국적 가치관을 하루빨리 전

환시켜 성범죄에 대한 이론분석 및 경험적 연구

의 노력을 서둘러야만 할 것이다.

  이에 본 논문은 미흡하지만 성범죄에 대한 이

론 및 실질적인 위험요소들을 탐색하고, 그에 따

른 경험적 연구 결과를 소개하였다. 나아가 성범

죄의 재범연구 및 위험성평가에 기초가 될만한

자료들을 정리하였다. 앞으로는 이런 자료들을

통해 “한국적 성범죄 및 성범죄자 특성”을 발견

하여 구체화시키는 역할이 필요하다. 이렇게 특

성화 및 구체화된 요소들은 특히 잠재적인 위험

을 안고 있는 청소년 성범죄 초기에 개입할 대

안을 마련해 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런 연구를 위해서 보다 더 근본적으

로는 수사, 판결, 교정단계의 모든 형사사법체계

의 실무자와 학자들 간의 교류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아직도 국내에서는 실무-학제간 연구가

미흡한데 그 이유는 신뢰의 부족 때문인 듯하다. 

즉, 서로 교류했을 때의 시너지효과를 모두 알고

는 있지만, 주도권 문제 때문에 선뜻 나서고 있

지 못하는 현실을 간과할 수 없다. 하지만 조기

발견과 적극적 개입이 있을 경우 충분히 교화

가능성이 있는 청소년들을 고려해 봤을 때, 성범

죄 연구에 있어 실무-학제간의 협조는 다른 어떤

분야보다도 빠른 시일 내에 공유되어져야 한다. 

그리고 그것만이 범죄의 본질에 대해 적극적이

고 실질적인 대처를 가능하게 할 지름길일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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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aper is a preliminary literature review to give lights on the importance of academic 

research on sex offences. First, definition and etiological factors of sex offences were introduced 

and then it was attempted to classify offensive behaviors. Furthermore, it was explored on which 

aspects of our criminal justice system the research results in the Western societies could be 

applied. Related to recidivism research, risk factors were explored again and  intervention 

strategies were investigated to reduce the future risk of sex offenders. Finally,  these findings 

were evaluated for the applicability to Korean criminal justice system.

key words : sex offence, emotional empathy, psychopathy, classification of sex offenders, recidivism study of   

          sex offences


